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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2

1. 서론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경제통계들은 국가 경제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보편

적 목적으로 쓰이며, 각 통계의 특수한 조사 목적과 범위, 대상들에 따라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다양한 경제 관련 국가기관, 국책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 등에서 

국가 전반 현안과 국정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는 통계

청의 경제통계들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의 규모와 현황 파악의 기초가 되는 ‘국민계정’을 산출하

며, 각 산업 간의 투입과 산출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산업연관표’를 산출한다.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부문에 대

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 

산출 및 GDP 디플레이터 비중 산출과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

체의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 연구소 등의 연구와 분석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 부분의 각종 통계조사 표본 틀(sample frame)과 수준점

(bench-marking)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의 모든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사업체의 지역별 특성, 구조 파악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나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통계조사’ 등은 각 산업 분야

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여 각 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산업부문별 통계조사는 조사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다소 다르며, 조사 방법 역시 전수조사

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조사들은 한편으로 통계조사

의 시작 시점과 시작 당시의 조사 목적, 추후 경제적 상황 및 자료를 요구하는 원인 등의 변화로 

조사 대상, 항목, 방법, 기준 년 및 분류 등을 꾸준히 개편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각 

통계별로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이 중복하는 문제, 조사 간에 통합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조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체의 분류가 일관성 및 연속성을 잃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시계열 유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 정부나 공공 기관, 민간 연구소 및 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 및 마케

팅 조사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조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응

하더라도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조사 통계에 비표본 오차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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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업체 입장에서도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다는 목적이 유사한 여러 통계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

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열악해진 조사 현실 역시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가 효율적

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경제나 산업 현황에 대한 연

구와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소 및 공공 기관, 민간 연구소, 그리고 학계에서도 경제 관

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청의 경제통계는 물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한다. 이 외에도 각 산업별 협회 및 단체에서 산출하는 각종 산업 실태 조사 같은 통계를 활

용하고 있다. 이때 연구자들이 산업별 분류 체계의 차이나 각종 경제 관련 지수의 산출 방법, 산

출 결과 지표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본 연구는 1)동일 시점에 나온 전 산업 자료를 파악하여 비교성과 일치성의 확보는 물론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되는 5년 주기의 벤치마킹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센서스 통합 조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 2)날로 악화되는 조사 환경 속에서 조사 

대상 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표 설계 방안의 필

요성, 3)산업구조 통계의 질적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일된 시

점 및 기준하에서 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합 조사인 경제 센서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기초

하여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구조 관련 통계 10종(이하 ‘경제센서스’라 칭

함)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1)국가기관 및 국책 연구소, 민간 연구소, 또는 학계에서 발간

하는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의 인용 및 활용 현황 파악과 분석, 2)산업구조 분석에 유용한 조사 

항목의 도출, 3)통합된 경제 센서스를 목표로 한 조사표 설계에 대한 제안점 도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 센서스는 효과적인 경제 및 산업 정책의 수립과 업종별 구조 전환의 모색, 신산업 발전 

전략 수립, 새로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적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제 센서스의 조사 항목 개발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 통계는 현재 

분산형 통계 작성 시스템하에서 작성 주기와 시기, 조사 단위, 부가가치 산출 방법이 다르고, 산

업구조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 간의 조사 용어 및 통계 용어의 불일치 등으로 통계조사 간에 통일

성이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사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 분석 조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 통

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새롭게 요구되는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산업통계 수집 

및 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통합 조사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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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종 경제 관련 보고서 및 논문에서 통계청의 경제 센서스 활용 현

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측면의 조사 대상을 포함한다. 첫째는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 활용하는 경제 및 산업통계의 범위이며, 둘째는 이 통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및 논문이다.

(2) 조사 대상 통계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경제통계 중에서 산업 및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업체 대상 조사통계 10종을 조사 대상 통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계조사인 ‘경제활

동인구조사’나 월간 산업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조사는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 통계 10종은 

<표 1>에 조사 주기 및 방법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수조사이며, 나머지 8종의 통계는 연간 조사로서 조사마다 전수와 표본조

사를 병행하는 통계이다.

<표 1> 각 산업구조 통계조사별 조사 주기 및 방법

구분 조사 주기 조사 방법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년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조사

산업총조사
5년

(년도 끝자리가 3, 8인 해)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우편조사, 본사 및 협회를 통한 일괄 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서비스업총조사 5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건설업통계조사 1년
∘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보고 조사(전수조사), 지방 통계청을 통한 방

문 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운수업통계조사 1년 ∘ 표본조사(13개 업종, 5,238개), 전수조사(31개 업종, 1,915개)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출처: 통계 메타DB-http://meta.nso.go.kr

  이 중, ‘기업활동실태조사’는 2006년 6월에 승인이 된 통계로 실제 인용 및 활용 현황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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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을 수 있으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의 인용 및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3)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및 논문 및 선정 방법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통합 경제 센서스의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기초 자료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 기관, 국책 연구소와 지자체의 지방 발전 연구소, 그리고 공신력 있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학술 진흥 재단에 등재된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고서 및 논문의 선정은 각종 지식 정보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상기 조건의 보고서와 논문을 

먼저 선정하고, 이 중에서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10종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인용한 산업 및 경

제 부문 연구 보고서를 선정한 다음에 2005년 이후에 출간된 보고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보고서 탐색 과정을 통해 10종의 산업구조 통계를 한 건이라도 인용한 보고서 329개가 검

색되었다.

  수집된 보고서별로 인용된 통계 종류별 인용 현황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의 빈도는 

하나의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가 몇 개인지를 계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가 전국사업

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인용하였다면 각 통계에 한 번씩의 빈도로 계수가 된다. 

또한 보고서 내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10번 인용하였더라도 한 보고서 내에서 하나의 

통계가 인용된 것으로 계수된다. 그 결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87개의 보고서에서, 그 다

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15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와 두 개의 통계가 가장 

많이, 그리고 주로 인용되는 통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통계조사가 27개의 보고서에

서, 서비스업총조사가 25개의 보고서에서, 그리고 산업총조사가 21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된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인용한 보고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표 2> 산업구조 통계별 인용 보고서의 수(주: 보고서 중복 인용 허용)

구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인용 

현황
187 159 21 27 12

구분 서비스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인용 

현황
25 13 1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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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및 활용 실태

1) 통계별 조사표 항목 인용 현황 분석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인용이 총 928건의 인용 중 677건으로 

73.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고용 사항이 365건으로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고용 항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고용 항목, 광업제조업통

계조사의 매출 및 수입 사항이 특징적으로 많은 인용 조사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체수

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이 한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이기 때문

이다.

<표 3> 통계조사별 항목 집계 현황

구분 고용 사항
매출(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합 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66 43 0 0 136 348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 117 129 23 30 30 329

산업총조사 13 14 8 6 4 45

도소매업통계조사 14 19 0 1 17 51

서비스업통계조사 16 7 1 0 3 27

서비스업총조사 22 16 1 4 16 59

건설업통계조사 7 13 1 2 3 26

운수업통계조사 7 10 1 4 8 30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1 2 0 2 4 9

기업활동실태조사 0 0 0 0 0 0

합  계 363 253 35 52 221 920

2) 개별 통계조사별 분석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① 인용 현황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에서 조사 항목상으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종사자수로 

329건의 보고서 중에서 166건의 보고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

모(종사자수)구분과 사업의 종류, 즉 산업의 분류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

사 범위의 포괄성과 시계열성 유지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통계이다. 특히 특정 산업의 규모와 그 변화를 파악할 목적으로 주로 인용이 되며, 특정 산업의 

규모는 보고서상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 종사자수는 단순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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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규모 추정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규모(예, 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를 추

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 대상 연간 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조사 항목이 많지 않아 

활용에는 제한적이다. 총매출액은 있으나 산출 근거가 조사되지 않는 점과 경상가격으로 발표되

는 점으로 인해 이 부분은 잘 인용되지 않고 있다. 산업 규모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을 활용한다. 그러나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부터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만을, 매출액과 부가가치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부가가치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의존하는 이유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불변가격 기준 실질 가액을 산출하여 시계열 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② 주요 인용 항목

■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

다. 특히 어떤 산업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로서 사용되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다. 이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

는 연간 조사이므로 시계열 분석에 유리하고, 전국 소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로 자료의 포괄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이

외의 산업 규모 추정치, 즉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실질화 되지 않는 이유 때문인지 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며, 유형고정자산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이 아닌 이유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 종사자 규모 또는 사업체 규모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은 종사자수의 급간

을 이용하는 사업체 규모이다.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제외한 다른 연간 조사들은 5인 

이상의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따라서 4인 미만의 사업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이

유로, 특정 산업 및 지역별 산업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영세 사업체, 중소기업, 대기업의 

분류로 사용할 수 있는 종사자수에 의한 사업체 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자료의 종사자수 자료가 된다.

■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란 종사자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의 지위를 의미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개인 경영 사업체의 소유주와 그 가족으로서 정

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상용 종사자, 

일일 및 임시 종사자(임시 종사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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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자), 무급 종사자(일정 급여를 받

지 않고 실적 수당이나 수수료 등만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비법인 단체의 회원이거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3 미만인 명예직 종사자는 제외함)를 포함한다. 주로 중소기업 관련 보고서나 

노동 관련 보고서,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다.

■ 사업의 종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의 종류’란 사업체의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의 분류 

체계상의 분류 요목이 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상의 전 산업 분류들을 다 포함하게 된다. 즉,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등과 같은 대분류에서 그 이하 중분류와 세분류, 그리고 세세분류에 이르기까지 전 산

업 전 수준의 분류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별, 산업별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주 강력

한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구분

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산업 분류를 규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산업으로서

의 IT, BT, CT, ET 등의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의 전 산업을 망

라하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를 비

롯한 어떠한 정량 자료가 제시되든지, 거의 항상 ‘사업의 종류’ 변인이 함께 사용된다고 보는 것

이 옳다.

■ 매출액

  전국사업체기초통계에서 매출액은 총매출액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

한 329종의 보고서 중에서, 사업체기초통계의 조사 항목상의 총매출액을 그대로 인용한 보고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 기타 인용 항목과 산출 지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의 “IT와 고용창출”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계수(=취업자 수/실질 산출액)를 산출하여 그 추이를 

제시하는 한편, IT 제조업과 비IT 제조업의 취업 탄력성 값을 산출하여 비교 제시하고 있다. 취

업 계수나 취업 탄력성 모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의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특정 하위 행정

지역의 업종별 사업체수 또는 종사자수, 상위 행정 지역의 업종별 총 사업체수 또는 종사자수, 하

위 행정 지역 수 등을 이용해서 특정 하위 행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집중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계수, 변이계수 및 특화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경기도 직주 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 전략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의 주택 수를 종사자수(고용자 수)로 나눈 ‘직주비’라는 비율을 산출하는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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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부터는 종사자수를, 인구주택총조사로부터는 주택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2)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① 인용 현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있어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항목이 총 329건의 보고서 중, 129건의 보

고서에 인용이 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사자수 및 연간 급

여액이 11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자산이 30개의 보고

서에서, 그리고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23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 내국소비세나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등의 항목은 단 1건의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 기준 통계이지만 1996년 통계부터 이를 기업 단위로 

확대하여 기업 통계도 아울러 작성하고 있으며, 끝자리가 3과 8인 연도에는 산업총조사로 개칭되

며 이때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기 ‧ 가스 ‧ 수도 사업에까

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를 인용하는 경우는 항상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4인 미만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함께 제

시하거나 산업총조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산업총조사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

는 이유로 연간 단위의 변화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적절하지 않아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

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주요 인용 항목

■ 산업 규모 추정치(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 중,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인용되었지만,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더불어 매출액 또는 출하액이 광

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함께 사용된다.

  예로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FTA 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광업제조업통

계조사의 제조 형태별(중화학공업, 경공업) 부가가치 비중, 월평균 종사자수, 종업원 규모별 사업

체 비중과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지수, 출하 지수, 재고지수, 생산능력지수, 가동률 지수, 평균 가

동률의 연도별 추이를 제공해 경남 지역 제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제조

업 업종별(중분류)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액, 완제품 연말 재고액 등을 함께 제시했다.

■ 임금 및 급여 관련 지수,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임금 및 급여 관련 지수로는 임금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와 타일 계수가 있다. 한국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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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7)의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제4장 “수입자유화가 제조업의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서 각 산업의 임금 불평등 지수는 광공업통계조사의 각 산업에 속하는 개별 사업체의 평균임금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으로 산출했다. 이들 산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불평등 계수(지

니계수)를 계산했고, 무역자유화가 상대적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숙

련-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필요하나,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조사되어 있어 업체별 자료를 산업별로 분류한 뒤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을 구해 사용했

다.

  경기개발연구원(2007)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 자료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했으며, 고용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두 축으로 하는 4사분면에 제조업 

중분류 업종들을 포지셔닝했다.

  유형고정자산은 광업제조업통계에서는 연초 잔액, 연간 증가액, 연간 감소액, 감가상각에 의한 

손실액, 연말 잔액의 세부 항목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김상조(2007)는 광업 및 제조업체의 현

황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 종사자 규모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의 비중 추이를 제시하면

서 유형자산의 비중 추이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비교 요인 중의 하나로 

1인당 유형자산 연말 잔액 자료를 1인당 급여액, 1인당 부가가치 자료와 함께 제시했고, 제조업 

업종별 유형자산 증감과 기업체당 유형자산 증감 동향을 기업 규모별로 제시했다. 또한 광업제조

업통계조사 자료상의 각 연도별 유형자산 증가에서 유형자산 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투자 지표로 

이용하여 제조업 내의 기업 규모별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 기타 산출 지표

  강원발전연구원(2007)은 “강원도 중장기 노동수급 전망”에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

료를 이용해 제조업 업종별(중분류) 취업 계수와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그 추이를 제시했다. 전북

발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서도 

업종별 광업제조업통계로부터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전북의 고용 시장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 특화도는 지역의 특정 산업의 구성비를 전국의 산업 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의 특정 산업

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화 지수로서 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사업체수 또는 출하액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기도 한다.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FTA 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남 지역 제조업 업종별 수익성 지표로서 광업제

조업통계조사의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률 등의 자료를 인용했다.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을 산출해 활용했다. 한편 제조업의 업종별 재

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로는 부채비율(=(경상이익/매출액) × 100), 차입금 의존도(=(영업이익/매출

액) × 100), 자기자본 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 × 100) 등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산업연구원

(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대 ․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경상이익률 자료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의 하나로 자본소득률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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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자본소득률=(생산액-주요 생산비-연간 급여액)÷생산액 ×100.

  생산성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이 사용되고 있다. 광업제조업통계의 

두 생산성 지표가 여러 보고서들에서 인용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산출량을 의미

하며, 산출량으로는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자주 사용된다. 또한 분석 대상 집단의 산출량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계산되므로 분석이 용이하며, 자본장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중소기업연

구원(2005)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제조업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적 접

근”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2007)의 “산업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에서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공

업, 다시 생활 관련형, 기초 소재형 및 가공 조립형 산업, 마지막으로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업

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

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제조업의 대․중소기업의 불변가격 기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

율 변동 추이와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비교를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원시 자

료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이다. 이 

비율은 자본 설비액(주로 유형고정자산)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과도 같으며 노동생산성을 측정하

는 데 이용된다. 예로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에

서 1990년에서 2003년까지의 광공업통계조사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산업별 총요소 생산 증가

율의 분해를 시도했고,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산업 생산성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보

고서에서는 산업구조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산업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자본장비율의 

산출하여 이 값의 추이를 관찰했다.

(3) 산업총조사

① 인용 현황

  산업총조사의 경우 광업제조업통계에 비해서 조사 범위가 넓고, 조사 항목이 많으며, 4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을 들인 조사다. 그럼에도 실제 인용 

및 활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등은 고용 사항과 매출 및 수입 사항

을 각각 13개, 14개씩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용 사항이 8개의 

보고서에서, 자산 사항은 4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요 인용 항목

  주로 산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등이 인용되었다. 대

체로 광업제조업통계 자료와 함께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

료로부터 제조업 업종별 특화 계수를 산출하여, 종사자 기준 특화 계수, 출하액 특화 계수, 부가

가치 특화 계수를 산출하는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전북발

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방안”에서는 전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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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조업의 성장이 얼마만큼 고용 창출을 하였는지를 출하액 성장의 고용 탄력성 값(고용 규모 

변화분/출하액 변화분)을 근거로 분석했고, 광업제조업통계와 산업총조사 통계를 사용했다. 산업

총조사 자료는 한편으로 지역 경제 보고서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① 인용 현황

  서비스업총조사는 산업총조사와 마찬가지로 5년 단위 조사여서 조사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이유로 연간 시계열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에서는 인용 빈

도가 그리 높지 않은 조사이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종사자수를 포함하는 고용 사항이 22건의 보

고서에서 인용되어 가장 많은 인용도를 보여주었고, 매출 및 수입 사항이 16건의 보고서에서 인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 항목인 사업의 종류(사업

의 내용)에 대한 인용이 6건으로 나왔다.

  서비스업총조사는 다른 통계들과 조사 시기가 달라 자료 인용에 있어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공표되는 보고서상에 조사 단위 중에서 지사와 본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부가가치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점은 산업총조사나 광업제조업통계에서도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서비스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소비자와의 접점을 많이 가지려는 특성으로 인해 지사 및 대리점 등이 많아 발생하는 문

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업이라는 산업은 광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과는 달리 산업의 유동

성이 강하고, 이합집산이 강한 성격을 지닌 산업이라는 점, 통계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통계조사

가 활용하는 산업의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산업과 경제의 융합 현상이 좋은 예이다. 하나의 산업이 둘 이상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업통계조사는 대부분 고용 사항 항목이 14개의 보고서에 인용되었으며, 매출 및 수입 사

항 항목이 1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 내용과 조직 형태가 각각 6

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통계조사 항목의 경우 여타 다른 집계에 비하여 조사 형태나 방법이 어려우며, 활용이 

많은 항목으로는 고용 사항 항목 16건과 매출 및 수입 사항 항목 7건을 들 수 있다. 조사 연수에 

비하여 전체 인용 건수가 가장 적었다.

② 서비스업 관련 통계 인용 형태와 특징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차적으로는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해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부가가치는 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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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조사가 5년마다 이

루어지는 문제로 인해 연간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사 항목이 많아 여러 

형태로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경우, 제3장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이라는 제목으로 서두에서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한 개관을 하

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통계자료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한 자료이

다. 이때 인용되는 통계는 서비스업통계가 아닌,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다. 뒤이어 나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요인 분해에 사용된 통계자료도 통

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지표로서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그리고 취

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역시 서비스업통계조사가 아닌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매년 추이가 아닌 5년 단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친다는 점이다. 서비스업통

계조사는 한참 뒤에 사업 서비스업 전체와 광고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의 성장 추이를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업총조사 자료와 함께 사용되는 것에 그친다.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인용하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합한 경상가격 기준으

로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규모를 추정

할 때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실질 가치 기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

① 인용 현황

  운수업통계조사의 경우 종사자수를 포함한 고용 사항이 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었으며, 연

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항목이 7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되었고, 사업 형태가 4개, 수송 실적이 

3개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업종별 공사 실적, 매출액과 기성액 등과 같은 매출 및 수입사항이 가

장 많이 인용된 항목이며 다음으로는 고용사항이 주로 인용되는 항목들로 나타났다. 건설업통계

의 경우 항목에 미비한 점은 각 업체별 투자 지역 정확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

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 지역과 본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지역 투자 금액 조사에 있어 오류

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2006)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교통 시설별 투자액 자료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

조사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건설업통계조사의 건설 기성액 자료는 장기간 조사 항목 및 조사 방

법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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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인용 항목

  국토연구원(2006)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

통 관련 통계 자료로서의 운수업통계조사를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항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2006)의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에서도 관련 통계로 소개, 인용하

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 기업 수와 종사자수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통계로서 소개하고 있다.

  한국개발원(2007)의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물류 서비스 산업에서 운수업

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통계청의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업체 수, 종사자수, 급여

액, 운수 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을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고정자산이 산업 규모 추

정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운송 수단(자동차, 배, 항공기 등)과 차고지 등이 중요한 자산 항목이

기 때문이다.

  건설업통계의 경우 인용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주로 건설 기성액과 건설 수주액, 원도급 및 하

도급액을 인용했으며, 기타 매우 다양한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인용되고 있었다. 인천발전연구원

(2006)은 전국의 건설 기성 및 건설 수주 증감률의 추이를 건설업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

하고 있다. 인천 지역 건설 수주액 추이와 공사 종류별(건축 공사, 토목공사, 상업 설비 공사, 조

경 공사) 수주액(2004년 기준), 등록 업종별 건설 수주액(2004년 기준)을, 이 외에도 인천 지역 

발주 기관별, 공사 종류별 발주액 추이, 발주 기관별 원도급, 하도급 공사액, 원 ․ 하도급별 공사 

실적액, 인천 지역 규모별 기성 실적(2004~2005, 기성액 기준)을 건설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6)의 “우수 중소 건설업체 성공사례 분석”에서는 건설

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기업체 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공사 비용, 

부가가치, 장비 보유 등의 비중과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과 매출의 상승 추이, 총공사비에 대한 자

본 장비 관련 비용 비중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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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활용 유형 분석

1) 통계조사별 인용 및 활용 유형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인용한 보고서 및 논문들은 경우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인용을 

하거나,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인용하거나, 연구자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통

계청 자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9개의 보고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 통계조사

를 인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의 빈도는 구체적인 인용에 대한 것이다. 329개의 보고서가 10종의 통계를 총 인용한 

건수는 1,709건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663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총조사가 85건, 도소매업통계조사가 71건, 

산업총조사가 60건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전체 인용 

건수의 81.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 재인용, 단순 참고 인용, 문장 내에서 수치만 인용,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문

장 내에서 인용은 138건, 통계치를 원자료로 인용하거나 가공하여 인용하거나, 또는 시계열로 제

시 인용하는 등의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형태는 1,459건으로 85.4%에 달해 대부분의 인용이 표

나 그래프를 통한 인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계열로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948건으로 전

체 인용의 55.5%를 차지하여, 경제통계 인용에 있어서 시계열성의 유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공 없이 인용하거나 가공 없이 시계열 자료를 인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42건),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주로 가공 없이 시계열로 인용하거나(167

건), 가공하여 시계열로 인용하는 것으로(271건) 나타났다. 이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중심으로 인용이 되어 설명하려는 산업, 또는 지역 산업의 기초적인 규모의 

추정치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각종 수익성 지수(예, 1인당 부가가

치, 매출액 경상이익 등), 생산성(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노동장비율), 고용 지표(취업 계수, 

고용 탄력성 등) 등의 2차 가공을 통해 산출한 지수들을 시계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다.

2) 조사 항목별 인용 및 활용 유형

  각 보고서들이 통계청의 통계조사들을 인용함에 있어,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은 고용 사항(955건), 사업체수(730건), 매출 및 수입 사

항(561건)이었다. 다시 말해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 중심

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조사 항목이 아니라 집계 항목이지만 특정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가장 주요한 추

정치 중의 하나로 주로 가공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공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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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 매출액이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또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등으로 재계산되는 경우였다. 

고용 사항은 주로 종사자수가 인용이 되었고, 주로 노동이나 여성, 복지 관련 보고서들에서 종사

상 지위가 중요한 분류 변수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는 사업주가 여성인 

사업체에 대한 통계가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고용 사항 중, 종사자수와 취업자 수는 취업 계

수나 고용 탄력성, 지니계수나 타일 계수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지수, 그리고 노동생산성이나 총요

소 생산성, 기타 수익성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등 그 인용 및 활용의 유형이 가장 폭넓게 나타난 

조사 항목으로 나타났다.

  매출 및 수입 항목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총매출액이라는 조사 항목이 있음에도 

보고서에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으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

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 나머지 통계조사에서는 매출 및 수입, 그리고 비용 부분이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 인용되는 항목은 주로 매출액 및 수입 항목이며, 생산원가 

및 판매원가 등은 총요소 생산성 산출을 위한 투입 변수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청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경상가격 그대로 인

용되는 경우보다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된 실질 가액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더 많

았다.

  따라서 보고서들이 어떤 산업의 규모나 현황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통계청

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인용하고,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수를(노동 관련 보고서) 인용하고, 매출액 및 부가가치는 한

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거나 통계청의 개별 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인용하는 방식도 있

다. 다음으로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인용

하는 방식이다.

  기타 기업의 경영 실태와 관련된 보고서는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보고서를 인용하

기도 하지만,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비용 등을 실질 가액으로 재산정한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

석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문가 심층 면접 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 10종을 인용한 보고서들의 인용 현황 및 인용 유형을 

분석하고, 이 보고서들을 작성한 연구자들 중, 보고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를 인용할 때 겪은 문제점 및 어려움을 적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접을 시

도했다.

  경제 센서스 조사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본 연구의 취지와는 달리, 심층 

면접에 응한 연구자들은 조사표 자체 보다는 각 통계조사의 품질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통계청의 통계 보고서 및 KOSIS 자료를 인용하고 활용

했다는 점이다. 즉 각 보고서가 발표하는 통계 보고서 및 KOSIS 자료 내용 내에서의 인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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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통계조사의 조사 항목들을 제시하여 보여주었을 때에는 왜 조사된 항목들이 모두 

발표 또는 공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며, 제시한 조사별 조사 항목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사 항목, 또는 불필요한 조사 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범

위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은 있어도 불필요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

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팀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계열 및 절댓값을 

참조하여 사업체 구분,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등을 GDP 편제에 활용하고 있다. 전국사업체기

초통계조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연간 조사라는 점과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조사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즉,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수,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

분, 사업의 종류, 연간 총매출액 등이 단일 조사표로 조사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구

분하여 생산원가 및 영업 비용 등의 비용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비용 

부분의 항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처럼 아주 세분화된 항목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그리고 제세 공과금 수준으로만 나누어 조사되어도, 전국 

단위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라는 장점으로 그 활용도 및 결과 자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이었다.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의 경우, 그 활용도와 자료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모두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시계열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해외 자료들과 비교할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풍

부하고 그 신뢰성 또한 높다는 평가이다.

  광업제조업통계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단순 수치 인용에서, 원자료 인용, 가공 인용, 각종 성장

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지표들로 재가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항목들의 사용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통계라는 평가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의 경우 업종별(중분류) 산

업의 특성 및 공정에 대한 구분에 따라 출하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나 기

관에서 산출하는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참고함으로써 개별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통계를 산출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통계 부분과 품목 통계 부분을 비교 시 통계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다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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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기업들이 다양한 수익 창출 구조를 추구하며 일어나는 다

변화 추세 때문인데, 이를 고려한 조사표 및 분석 프레임 상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한편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상의 부가가치 사슬상의 새로운 산업 간 융합과 종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 분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되어야 하며,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는 바로 이러한 산업의 거시적 추세를 분

석할 수 있는 자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종사자에 대

한 조사 항목에 종사자의 기술 수준, 또는 기술 경력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총조사의 경우 4인 미만 사업체의 표본조사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산업총조사 자체

만으로는 5년 주기라는 간격으로 인해 시계열 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

었으며, 오히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을 추가 보완할 경우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부통계를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조사 항목 중에서도 특히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내용인즉, 연초 잔액, 

연말 잔액, 연간 증가액, 연간 감소액, 연간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 조사 항목 

중에서도 특히 연간 감소액 부분에서 처분에 의한 것인지 손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처분일 경

우, 장부가액과 실처분액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3종, 즉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

조사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전문가들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는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사용하

고 도소매업 관련 통계의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서비스업총조사를 보조 자료

로 사용한다는 의견이었다.

  서비스업 관련 연구자들이 연간 조사인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5년 주기의 서비스업총조사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광의로 유통과 물류를 포함해서 도소매업 자료와 운수업 자

료까지 함께 활용해야 하는 바처럼 서비스업통계조사를 활용할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 자료를 추

가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 전체적인 조사 프레임

이 다를 수 있음으로 인해 분석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조사임

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호텔의 경우 숙박업 55%, 음식업 45% 식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업 실적 관련 정보의 경우, 업체 기본 정보와 같이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

우, 해당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매출액, 영업 비용 등)이 발생하는 지 세부적으로 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 관련 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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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산업의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들을 분

석할 수 있도록, 산업 분류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산업이나 통신 산업, 문화 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만으로는 한 업

체의 산업 정보 또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가치 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특성이 강함

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분류 및 통계조사 프레임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흐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의 산출물이 존재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

운 서비스업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기존의 업종이 새로운 가치 사슬로 클러스터링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융합 기술 산업이라든지, 지식 기반 산업, 그 밖에도 물류 산

업 및 문화 컨텐츠 산업 등과 같은 산업 가치 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들을 묶어 낼 

2차 분류 체계 및 이를 반영한 조사표 보완과 개발, 분석 프레임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

4)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는 주로 교통 시설 관련 보고서와 물류 산업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으로서의 운수 시설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항공 대리점, 해운 대리점은 KSIC에 의거한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의 하위 항목임에

도 불구하고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상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상 영업 

비용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외항 및 일반 화물 등의 업종에서 장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

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 비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하며, 

둘째로는 육상운송의 경우, 차량 대수의 수송 실적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타 의견

으로는 유형고정자산 중 연간 감소액과 관련, 처분과 손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장부가

액으로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처분 가액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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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1) 통계조사표 관련 결론 및 제언

(1) 전반적 활용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업구조통계는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0종의 통계였으

며, 이들은 종사자수 및 조직형태 등과 같은 공통의 조사항목들과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329개의 국내 경제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들이 이들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10종을 인용 또는 활용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

과, 몇몇 특정 통계조사들과 몇몇 항목 중심으로 인용 및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통계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였으며, 다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

계조사,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총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으로

는 특정 산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이었으며, 분류변인으

로는 사업의 종류(산업분류), 종사자수에 의한 사업체 규모 등이었다.

 10개의 통계조사 중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

구분(사업내용 항목) 또는 지역(사업장소재지 항목) 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특정 산업 또는 특

정지역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기타 광업제조업통계조

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이외에도 실질적 산업규모를 추

정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출하액, 부가가치 등이 주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청

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가 주로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 기존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한계점

  통계청에서 현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조사는 그 실시 시기와 주기, 

표본추출 방법들이 달라서 동일 시점에서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표3-9참조). 예를 들어 전국사업체기초조사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지만,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

법인사업체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등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마다, 전수

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다르고, 산업 영역 별 조사마다 조사항목이 달라 각 조사 자

료들을 별도의 가공 및 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동일 시점을 전제한 비교나 동일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간 직접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구조통계 간의 정합성 또는 무모순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산업구조통계조

사 결과를 활용 시 개별통계의 세부 지표들의 정태적 특성이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

나, 특정 연도의 경제 전반, 즉 전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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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각 산업별 통계조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통

합된 조사 프레임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조사에 비해 특정 조건의 사업체를 누락하거나 동일

한 사업체를 중복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한 사업체의 경우, 광업

제조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고, 도소매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어 중복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활용상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통계 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성을 증

대시키고, 조사 대상인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조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센서스 추진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보고서 및 정책연구들의 

기존의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활용 실태의 분석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경제센서스 조사표에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기존 산업구조통계 활용 현황에 기초한 경제센서스 조사표 관련 제언

  본 연구가 검토한 보고서들이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를 활용하는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종사

자수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 항목으로 종사자수 규모와 산업 및 지역에 따른 분포를 통해 사업체 

분포 및 고용현황 및 지표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급여액은 급여 관련 지수 

작성 및 생산액, 부가가치 등 주요지표와의 비교를 위한 항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

용 대비 급여수준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항목에 포함되어 수익

성 및 생산성 지수 산출에 활용되고 있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와 함께 산업의 실질적 규모를 추

정하는 직접적 자료로 활용되거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비용사항은 주로 수익성 지표, 또는 생산성 지표, 특히 총요소 생산성 산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었

으나, 산업에 따라,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비용항목의 세부항목 구성 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활용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표상의 주요 조사항목별 활용현황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수

  종사자수는 그 자체로 산업 및 지역별 종사자수 분포와 산업규모에 대한 추정치로 활용되는 한

편 사업체수 분포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각 산업 및 지역별 고용현황 및 

관련 지표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한편 종사자수는 그 규모

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을 구분하는 분류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각 통계조

사의 인용 시 첫 번째로 인용이 되는 항목이다. 단, 보고서에 따라서, 또는 산업 영역에 따라서 

사업체 규모를 분류하는 종사자수 급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보

고서의 연구 목적 및 산업 영역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수는 모든 산업

구조통계조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조사항목으로 기존의 조사항목을 유지토록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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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사상 지위와 종사자의 남녀 구분

  종사상 지위와 남녀 구분 항목은 종사자들의 취업 형태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항목으로 일반적

으로 종사자수와 연간급여액과 함께 조사된다. 종사상지위와 남녀 구분 항목은 주로 노동관련 보

고서 및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 고용현황 지표로 활용이 된다(표 3-3은 전략산업 상 여성 종사자

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항목 역시 전 산업에 걸쳐 조사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등 5가지 종사상지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조사와는 달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는 종사상 지위를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 생산직피고용자, 사무직 및 기타 피고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이러한 분류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피고용자

를 단순히 ‘생산직’과 ‘사무직 및 기타’로 분류한 것은 최근의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담아 내기

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산업총조사는 4인 미만과 5인 이

상으로 나누어 조사표를 달리하고, 산업총조사는 다시 광업제조업 5인 이상, 4인 미만, 정보통신

업, 전기업, 가스업으로 조사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이외에도, 영업 및 설비관리, 연구개발인력 등을 모두 ‘기타’로 묶어 

‘사무직과 기타’로 묶은 것은 너무 고용범주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첨단 제조업 분야 

등에서는 연구개발인력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조사표에서는 피고용자 부분

을 ‘생산직’, ‘사무직’, ‘연구개발’, ‘영업 및 기타’ 의 항목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생산직 역시, 기능 수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상

용과 임시직을 구분하며, 상용근로자를 다시 사무 및 기타종업원(경영자 포함), 기술자 및 기술공

(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수행자), 기능공(직접시공업무수행자)로 나누고, 임시직은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직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의 

생산의 효율성 및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

된다.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산업종사자들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생산성 분석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조사항목에 종사자의 기술수준, 또는 기술경력에 대

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서도 지식기반

기술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측면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필

요가 있다. 종사자의 전문성 및 기술수준, 기술경력 항목은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산업들의 

노동인력들의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비

정규직 종사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상에서 상용종사자는 ‘사업체에 

상근 고용된 자로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일

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고용

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임시, 일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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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구조통계 상의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기간이 1년

이며(이는 ’1년 이상‘에 포함됨) 정규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으로서

의 상용종사자와 1년 단위 계약 근로자인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자를 구분하고, 현재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하여 비정규직법안에 기초한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새로운 구분 항목은 전 산업구조통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경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총조사, 도소

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와는 달리 상용종사자 항목을 피고용자 항목으로 조사하면서, 생

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용종사자’이든 ‘피고용자’이든 조사항목 명칭

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사자수 관련 인용에서 종사자수에 따른 사업체 규모 분류

가 보고서나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서는 

10~19명, 20~99명의 구간 분류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0~29명, 30~99

명의 구간 분류를 하고 있어, 두 자료를 함께 사용할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7). 분석 프레임에 관한 문제이지만, 통계청 수준에서 종사자수에 따른 사업체 구분 기준을 

통일하여 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매출액

  매출액 또는 출하액, 판매액(도소매업), 기성액(건설업), 수입(서비스 및 운수업 등) 등은 특정 

산업 및 지역의 실질적인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나 지표로 활용된다.  매출

액은 지역별, 산업별(도는 업종별) 매출액,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에 기초한 급간 분류 및 영세/소

/중/대기업 등의 분류) 매출액, 품목별 매출액(제조업의 경우) 등으로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주

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부가가치 등과 함께 인용되어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매출액은 전국사업체기초조사에서는 연간매출액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자료는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사업체기초조사가 전 산업에 거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 조사 상에서 연간매출액과 부가가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활용

하는 입장에서는 자료의 정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매출액은 종사자수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

기업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표3-5)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따라서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된 연간매출액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용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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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금 및 급여 관련 항목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임금 및 급여 관련 항목이 없고, 나머지 조사들에서는 이 항목

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업총조사 개인사업체 및 비법인 사업체 조사표에서 급여는 사업실적 상의 영업비용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의 일부로서 인건비 항목으로 총액개념으로 조사된다. 서비스업통계조

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급여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개인급여 단위의 계산

이 아니라 총액 단위이면서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업

총조사의 법인사업체 조사표에서는 급여총액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으로 

잡혀 있고,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그 충당금 항목으로 별도 조사되며 복리후생비는 별도 항목으

로 잡혀 있다.  이러한 급여 또는 인건비 항목의 불일치는 경제센서스에서는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유형고정자산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제언은 연간감소액과 관련된 제언이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나온 것

처럼, 연간감소액은 처분항목과 손실 및 대체액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다. 연간증가액은 주로 취득액일 수 있으나 연간감소는 처분에 의한 감소와 손실에 의한 감소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처분의 경우, 처분액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즉 손실에 의한 감소는 순 감소

이나, 처분에 의한 감소는 장부액에서 처분액을 감한 금액이 순 감소액이 되기 때문이다.

  유형고정자산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보고서들에서는 그 자체의 분석보다는 1인당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은 일반

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종업원수로 나누어 그 값은 산출하며, 산업 생산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형고정자산 항목은 산업구조통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연간감소액 항목의 일부 조

정과 개선을 유지해야 할 항목이다. 

⑥ 제조원가 및 판매원가, 일반관리비

  이 항목은 매출 및 수입에 대한 비용 부분으로 판매이익 및 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

는 항목으로 개별 세부 항목들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로 수익성 지표 및 

총요소 생산성 지표 산출을 위한 투입변수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사항목이 전 산업

을 대상으로하는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시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각 산업 별로 생산 및 제조원가, 판매원가의 주요 결정 요소들이 다르고, 일반관리비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따라 특정 항목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경우, 제조원가 항목으로 1)원(부/보조/포장) 재료비, 2)연

료비, 3)전력비, 4)용수비, 5)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6)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도소매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신 매출원가로 1)연초상품재고, 2)연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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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매입액, 3)연말상품재고액이 포함되어 매출원가 총액은 1) + 2) -3)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도

소매업종이 아닌 다른 서비스업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만이 비용으로 산출된다.  건

설업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진다. 즉 매출액 역시 건설공사매출액과 이외의 매출을 포함하는 총매

출액이 다르고, 건설비용 항목에서도  1)원재료비, 2)보조재료비, 3)수선비, 4)수도광열비, 5)잡비, 

6)외주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비용항목과 회사의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된다.  

 이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항목들의 구성이지

만, 전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통합된 경제센서스를 지향하는 조사표를 생각

한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조사표 중에서 

숙박업 및 음식점업 조사표의 경우 도소매업 조사표에서의 영업비용 중 판매원가 부분이 없고,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 재료매입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음식점업을 고려한 조사항목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통합된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에서는 그 성질이 도소매업의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매출원가로 잡힌 반면, 서비스업통계조

사에서는 이 항목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경제센서스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비용항목에서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의 경

우, 1)급여총액, 2)퇴직급여, 3)복리후생비, 4)임차료, 5)세금과 공과, 6)감가상각비, 7)대손상각비, 

8)기타경비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준 도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에는 급여총액

과 퇴직급여 및 충당금, 복리후생비, 그리고 인건비 상 제 비용(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 포함)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의 인건비 항목과 서비스총조사에서는 기타경비로 잡혀있던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무형 자산 및 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운반비 등이 별도 항

목으로 분리되어 추가되어 있고, 기타경비가 기타영업비용으로 잡혀져서 나머지 제 비용을 합산

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업통계조사표에는 일반경비 항목에 재료매입비가 추가되어 있으며, 도

소매업통계조사표 상의 운반비가 빠져 있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생산원가 및 매출원가에 해

당되는 부분이 건설공사비용 항목(원재료비, 보조재료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잡비, 외주공사비)

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관리비 항목은 임금 및 급료,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

비, 감각상각비, 지급임차료, 조세공과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다. 건설업이라는 업종

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은 물론, 이에 대한 기입요령 및 설명이 서로 다른 것은 

추후 경제센서스 조사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다른 

조사표에서는 모두 ‘임차료’라고 한 항목을 ‘지급임차료’라 하고, ‘급여총액’을 ‘임금과 급료’라 하

고, ‘세금과 공과’ 항목을 ‘조세공과금’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급여총액’에 대한 설명도 서비스업

총조사표에서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급, 잡급 등의 지급총액’이라 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표

에서는 연간급여액 항목으로 조사하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

이 공제되기 이전의 급여를 기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되지 않은 용어와 설명은 

실제 이 자료를 이용하려 하는 연구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통계 전반의 정합성

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경제센서스 조사표에서는 통일된 용어와 설명체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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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각상각비

  일반관리비 항목의 감각상각비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

상각비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 반면, 서비스업총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산

업재산권 및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무형자산의 감가상

각액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도 각종 산업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전략산업, 예를 들어,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

과 관련된 제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어서, 이러한 신산업들을 고려할 때, 제

조업분야의 감각상각액 역시 유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해서 기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⑧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조사표 관련제언

  서비스업총조사나,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모두, 사업내용 항목이 동일하게 조사

되고 있다. 그리고 ‘취급품목 및 영업 종목’란의 기재 요령에 가장 많이 취급한 상품을 2종류만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TV, 냉장고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품목 중심의 도매업의 경우는 이처럼 구체적인 품목의 기재가 가능하고 의미가 있

을 수 있으나, 일반 소매업의 경우, 예를 들어,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인터넷쇼

핑몰 같은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이 의미를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항목을 두 가지 선택하라거나,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취급

하는 품목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담배와 음료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

형 할인매장, 백화점,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항목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는 것

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품목분류표를 주고, 분류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식음료, 생활용품, 생활가전제품 등으로 범주를 주고 선택하

는 것이 분석 시에도 의미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주요사업내용

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공통된 항목으로 조사하고, (2)취급 품목 및 영업 종목 항

목은, 도소매업 조사표에서는 취급품목을 품목 범주별로 선택하게 하고, 숙박업 및 음식점업 조사

표에서는 취급 품목 및 영업 종목을 직접 기재하게 하고, 서비스업 조사표에서는 영업 종목만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조사에 응하는 사업체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쉬운 일이 될 것이

다.

  서비스업 조사표는 서비스업총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 모두 하나의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경우, 공통 항목으로는 1)사업체 일반사항, 1)사업내용, 

3)조직형태, 4)연간 영업개월수, 5)일일영업시간, 6)사업체 정기 휴무 일수, 7)종사자수 및 연간급

여액, 8)사업체 건물 연면적, 9)영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10)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등을 공

통 항목으로 하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산업분류 72)인 사업체에만 ‘직능별 종사자수’ 항

목과 전산장비 보유대수를 두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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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기에서의 직능별 분류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 기타 컴퓨터 운

영관련업(729) 등 전통적 의미의 IT 산업 종사 직능 중심이어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최근 디

지털컨텐츠 산업(예를 들어, 인터넷게임 및 디지털 영상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산업(722)의 중요 직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우 특히 2D와 

3D의 컴퓨터그래픽 업종이 갖는 중요성이 큰 데 비해,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직능 구분에

서는 기타 직능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9)의 경우, 컴퓨터 

엔지니어와 관리영업직 이외의 직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디지털컨텐츠 

산업이 반영된 IT 산업의 직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그래픽 관련 직능이 별도의 분류로 추

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장비 항목에서도 PC와 노트북은 전산장비로서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PC는 이제 대부분의 가정의 책상과 사무실의 개인 책상 위에마다 PC나 노트북이 갖춰져 있는 

실정에 PC나 노트북은 이제는 전산장비가 아니라 사무장비일 뿐이다. 따라서 산업장비로서의 의

미가 없어진 PC나 노트북 대신 다른 전산 장비 항목, 예를 들어 서버의 경우도, 메일서버와 웹서

버를 구분하고, 네트워크 장비 항목도 추가 가능한 항목이 될 수 있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J 통신업(64), M 사업서비스업(72-75)에 속하는 사업체에 대해

서 연구직과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학력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직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도 많아진 고학력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학원 이상’ 항목을 석사와 박사급(박사과정수료 

포함)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면, 전문연구직의 고용구조를 더 상세히 알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실적 항목이 G 도매 및 소매업(50-52), H 숙박 및 음식점업(55), 

K 금융 및 보험업(65~67), O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통신업(64) 및 

사업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부동산 및 임대업 70~71, 사업서비스업 72~75, 오락, 문화 및 운

동관련 서비스업 87~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93) 등, 6개 서비스산업 영역별로 

별도의 조사표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실적 항목 중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출액(농업~행정,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익(금융 및 보험업), 사업수익(교육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산업) 등 매출 및 수익에 대한 

항목이며, 매출원가(농업~행정,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을 포함하는 기타서비

스산업), 영업비용 중 금융.보험비용(금융 및 보험업) 등의 항목이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급여총

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경비) 항목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먼저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사업별로 다른 사업 실적 

항목만 사업별로 조사를 하고, 산식을 주어 영업 및 사업이익을 기재하게 하는 조사표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보되는 조사표 공간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 특성, 예를 들어 보건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

지사 등 전문 직종 고용 정보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에 비해, 한 사업체가 다른 여러 업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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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고 분석프레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체의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사업체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해당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실적

(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총조사

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항목,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사업내용’ 항목에

서 이를 조사하는데, 사업내용과 비중만이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때 매출액 비중과 영업 및 사업

비용 비중을 나누어 기재하게 할 경우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체계를 더

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이나 통신산업, 문화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업 분류만으로는 한 업체의 산업정보 또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

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convergent)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분류 및 통계조사 프레임이 제공되

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흐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들을 묶어낼 2차 분류 체계 및 이를 반영한 조사표 보완과 개발, 분석

프레임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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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결론 및 제언

(1) 산업구조통계의 구조적 효율화

  국내 경제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들이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10종을 인용 또

는 활용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몇몇 특정 통계조사들과 몇몇 항목 중심으로 인용 및 활용

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통계는 전국사업체기초통

계였으며, 다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으로는 특정 산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이었으며, 분류 변인으로는 사업의 종류(산업 분류), 종사자수에 의한 사업체 규모 등이었

다.

  이러한 인용과 활용의 특정 조사 및 조사 항목으로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구조 통계의 

구조적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체의 통계조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조

사들 간의 구조적 연계를 더욱 효율화하여,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전수조사의 정보 가치와 효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DB화하여, 나머지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표 DB와 연동시켜 사업체가 인터

넷으로 접속 시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연동시켜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의 변동 사항만을 체크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추가 조사 항목만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응답

자의 조사 피로도를 줄여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 간 자료의 일관성과 안정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계청 경제통계의 선진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서비스업총조사가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인용과 활용 더 많은 이유와 관련이 있다. 즉, 

조사 범위의 포괄성(도매업과 소매업의 포함)과 전수조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

계조사에 매출 또는 수입, 판매비와 영업 비용 같은 서비스업통계조사의 필수 인용 항목을 추가

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비스업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는 표본조사

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다 구체적인 산업 특성에 대한 조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재편되는 현대 서비스산업의 추세에 따른 산업 가치 사슬상의 클

러스터 산업의 조사를 위한 조사들 간의 구조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계적 수요를 고려한 통계조사의 보완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고서들 중, 광역 지자체 산하 연

구원들이 지자체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

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 관련 보고서들의 형태와 발전 방안 도출의 논리가 비슷해 

지방 특화적인 산업 발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 단위 조사의 

공통 조사 항목 이외에, 지방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조사 항목을 

개발해 함께 지역별로 조사하고 지역별로 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

주나 이천 같은 지역의 경우, 중요 산업인 도자기 공예 산업에 대한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추가하여 진행하거나, 전주의 한지 및 전통 공예 산업, 강원도 동해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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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광산업 등, 각 지역의 중요 산업에 특화된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추가 조사할 경우, 통계청 

본청 수준의 보고서 이외에, 지방 통계청 수준의 지역 산업 보고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통계청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항목의 확충(매출액 구성 요소, 비용 부문 직접비와 간접비, 유형고정자산

의 연초 잔액과 연말 잔액 등)을 통해, 인용 빈도뿐만 아니라, 인용 항목상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리고 조사 후 발간하는 보고서 이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발표 후, 이와 결합된 여러 

형식의 보고 유형을 개발하여 추가 보고서 발간이나 KOSIS에 등재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 통계

청 통계의 활용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3) 총조사와 산업별 연간 조사 간의 상보성 보완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비해 그 인용 빈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그 인용 빈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유형의 총조사와 개별 산업통계조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완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가능하다. 첫째는 총조사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다. 5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반드시 4인 미만 업체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와 산업총조사의 측면에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즉, 4인 

미만의 표본조사가 총조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4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가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에 비해 약식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몇몇 조사 항목의 강화를 통해, 4인 미만 사업체로 인한 총조사의 필요성을 대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서비스업총조사의 인용 빈도를 고려한 측면이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이 제조업체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

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서비

스업총조사가 더 인용 빈도가 높다는 점이 일견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

한 변동성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조사 자료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인용한 보고서는 관심 분야 산업에 대한 관련 기관의 다른 통계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련된 한, 보수적인 분류 체계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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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기초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시의적 정보들이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에 한해서

는 관련 기관들의 산업 실태 조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언은 무엇보다도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의 산업 실태 조사에 대

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시로 변동하는 서비스산업

의 변화와 통계에 대한 수요를 읽을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관련 산업 실태 조사의 조사 프레임, 

산업구조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계의 근간은 아무래

도 통계청이기 때문이다.

(4) 행정 통계 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

  통계 데이터 구축의 효율화 및 활용 증대를 위해 행정 통계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

다. 순수 통계를 위한 정보 사용을 목적으로 행정 정보와 통계 정보와의 대규모 결합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통계청 조사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국세청 자료 간의 차이는 국가 경

제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

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행정 통계와 통계청의 통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개선을 통해 국가 통계의 효율화 및 응답자들의 애로를 개선할 수 있는 획

기적인 국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경제 센서스에 대한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산업구조 통계의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 센서스의 조사 방법론적 모태는 전국사업체기초

통계조사의 두 측면, 즉 전 산업 1인 이상인 전수조사와 연간 조사라는 측면이라는 점이다. 즉, 

연구자들은 이러한 측면으로 발생하는, 적은 조사 항목으로 인해 빈약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센서스는 전 산업 대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연간 조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전 산업의 포괄성, 그리고 연간 시계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

가 10개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들의 인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국가 산

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산업통계는 광업제조업통계,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통계, 건설업통

계와 운수업통계이다. 연구자들에게는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범위의 포괄성보다

는 시계열 분석 가능성이 우선이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간 조사가 지니는 시계열보다는 조

사 대상 범위의 포괄성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 센서스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전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성과 시계열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산업, 나노 산업 등과, 이를 포괄하는 융합 산업, 지식 서비

스산업 및 이를 포함하는 지식 기반 산업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 경제의 매크로 트렌드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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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 분류 체계 이외에 제2의 메타 분류 체계를 관련 산업 분야와의 협력

을 통해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 클러

스터로의 재편성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 관련 산업과 경제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

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 분류 체계의 개발과 분석 프레임 개발이 꼭 필요한 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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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세계는 복잡성과 다원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적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아 세계

는 지금 다원화된 경제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로 경제 전쟁 상태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경

제 상황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초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 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장 원천, 발전 메커니즘, 발전 

목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대 구조적 변화기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로서 새로운 경제 분야의 

태동과 성장, 각 경제 분야의 확산과 수렴 등을 통해 기존의 경제 분야들 간의 경계와 관계가 변

화하는 지형과 지각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현재 미국발 금융 위기는 전 

세계경제에 강한 충격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고유가, 

환율과 금융 불안 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시

기일수록 정확한 국가 경제의 현황과 국가 경제구조 파악에 기초한 신뢰도 높고 타당한 장 ․ 단

기 미래 예측과 전망을 통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제정책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은 물론, 경제와 관련된 정치 ․ 외교적 판단은 

믿을 수 있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들에 기초한 현황 파악을 요구한다. 통계청은 우리나

라의 경제 및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기초 통계자료로 많은 경제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을 단위로 센서스 형태로 실시하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가 있고, ‘광업및제조업통

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등과 같이 

매년 실시하는 연간 조사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체 대상 조사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

은 가계조사가 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경제통계들은 국가 경제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는 보편

적 목적으로 쓰이며, 각 통계의 특수한 조사 목적과 범위, 대상들에 따라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다양한 경제 관련 국가기관, 국책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 등에서 

국가 전반 현안과 국정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는 통계

청의 경제통계들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의 규모와 현황 파악의 기초가 되는 ‘국민계정’을 산출하

며, 각 산업 간의 투입과 산출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산업연관표’를 산출한다.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부문에 대

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 

산출 및 GDP 디플레이터 비중 산출과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

체의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입 및 평가, 학계, 연구소 등의 연구와 분석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 부분의 각종 통계조사 표본 틀(sample frame)과 수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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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ing)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의 모든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사업체의 지역별 특성, 구조 파악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나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통계조사’ 등은 각 산업 분야

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여 각 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산업부문별 통계조사는 조사에 따라 범위와 대상이 다소 다르며, 조사 방법 역시 전수조사

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조사들은 한편으로 통계조사

의 시작 시점과 시작 당시의 조사 목적, 추후 경제적 상황 및 자료를 요구하는 원인 등의 변화로 

조사 대상, 항목, 방법, 기준 년 및 분류 등을 꾸준히 개편해 온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각 

통계별로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이 중복하는 문제, 조사 간에 통합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조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체의 분류가 일관성 및 연속성을 잃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시계열 유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 정부나 공공 기관, 민간 연구소 및 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 및 마케

팅 조사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조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 응

하더라도 무성의하게 응답하여 조사 통계에 비표본 오차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응하

는 사업체 입장에서도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다는 목적이 유사한 여러 통계조사에 응하는 것은 매

우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열악해진 조사 현실 역시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가 효율적

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경제나 산업 현황에 대한 연

구와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국책 연구소 및 공공 기관, 민간 연구소, 그리고 학계에서도 경제 관

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통계청의 경제통계는 물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한다. 이 외에도 각 산업별 협회 및 단체에서 산출하는 각종 산업 실태 조사 같은 통계를 활

용하고 있다. 이때 연구자들이 산업별 분류 체계의 차이나 각종 경제 관련 지수의 산출 방법, 산

출 결과 지표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본 연구는 1)동일 시점에 나온 전 산업 자료를 파악하여 비교성과 일치성의 확보는 물론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되는 5년 주기의 벤치마킹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경제 센서스 통합 조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 2)날로 악화되는 조사 환경 속에서 조사 

대상 업체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표 설계 방안의 필

요성, 3)산업구조 통계의 질적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일된 시

점 및 기준하에서 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합 조사인 경제 센서스를 개발할 필요성에 기초

하여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구조 관련 통계 10종(이하 ‘경제센서스’라 칭

함)을 선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1)국가기관 및 국책 연구소, 민간 연구소, 또는 학계에서 발간

하는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의 인용 및 활용 현황 파악과 분석, 2)산업구조 분석에 유용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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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도출, 3)통합된 경제 센서스를 목표로 한 조사표 설계에 대한 제안점 도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 센서스는 효과적인 경제 및 산업 정책의 수립과 업종별 구조 전환의 모색, 신산업 발전 

전략 수립, 새로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적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제 센서스의 조사 항목 개발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 통계는 현재 

분산형 통계 작성 시스템하에서 작성 주기와 시기, 조사 단위, 부가가치 산출 방법이 다르고, 산

업구조 통계를 산출하는 기관 간의 조사 용어 및 통계 용어의 불일치 등으로 통계조사 간에 통일

성이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조사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산업구조 분석 조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존 통

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새롭게 요구되는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산업통계 수집 

및 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통합 조사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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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각종 경제 관련 보고서 및 논문에서 통계청의 경제 센서스 활용 현

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측면의 조사 대상을 포함한다. 첫째는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 활용하는 경제 및 산업통계의 범위이며, 둘째는 이 통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및 논문이다.

(1) 조사 대상 통계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경제통계 중에서 산업 및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업체 대상 조사통계 10종을 조사 대상 통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계조사인 ‘경제활

동인구조사’나 월간 산업 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조사는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 통계 10종은 

<표 1-1>에 조사 주기 및 방법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수조사이며, 나머지 8종의 통계는 연간 조사로서 조사마다 전수와 표

본조사를 병행하는 통계이다.

<표 1-1> 각 산업구조 통계조사별 조사 주기 및 방법

출처: 통계 메타DB-http://meta.nso.go.kr

구분 조사 주기 조사 방법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년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조사

산업총조사
5년

(년도 끝자리가 3, 8인 해)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우편조사, 본사 및 협회를 통한 일괄 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서비스업총조사 5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대규모 결산 사

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건설업통계조사 1년
∘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보고 조사(전수조사), 지방 통계청을 통한 방

문 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운수업통계조사 1년 ∘ 표본조사(13개 업종, 5,238개), 전수조사(31개 업종, 1,915개)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이 중, ‘기업활동실태조사’는 2006년 6월에 승인이 된 통계로 실제 인용 및 활용 현황이 나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의 인용 및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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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및 논문 및 선정 방법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가 통합 경제 센서스의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기초 자료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 기관, 국책 연구소와 지자체의 지방 발전 연구소, 그리고 공신력 있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학술 진흥 재단에 등재된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고서 및 논문의 선정은 각종 지식 정보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상기 조건의 보고서와 논문을 

먼저 선정하고, 이 중에서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10종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인용한 산업 및 경

제 부문 연구 보고서를 선정한 다음에 2005년 이후에 출간된 보고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보고서 탐색 과정을 통해 10종의 산업구조 통계를 한 건이라도 인용한 보고서 329개가 검

색되었고, 329개의 보고서의 발행 기관별 보고서 건수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발행처별 보고서 수집 현황

구분 연구소 보고서수 구분 연구소 보고서수

국가기관 한국은행 12

정부 용역 

발주 기관

국토해양부 7

국책 

연구소

산업연구원 19 환경부 5

한국개발연구원 12 문화체육관광부 4

한국노동연구원 10 공정거래위원회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교육과학기술부 3

국토연구원 6 기획재정부 3

한국여성개발원 6 농림수산식품부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 조달청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여성부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통계청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해양수산부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행정안전부 1

에너지경제연구원 1

지방 발전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경기개발연구원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경남발전연구원 11

민간 

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 34 전북발전연구원 9

한국경제연구원 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8

삼성경제연구소 4 인천발전연구원 6

현대경제연구원 2 충남발전연구원 5

LG경제연구원 1 울산발전연구원 4

일반 연구 논문 23 강원발전연구원 3

정부 용역 

발주 기관

노동부 22 대전발전연구원 3

지식경제부 14 부산경남울산발전연구원 1

중소기업청 8 제주발전연구원 1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를 산출하는 한국은행이 12건이었고, 국책 연구소

는 산업연구원 19건, 한국개발연구원 12건, 한국노동연구원 10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건, 국토

연구원 6건 등, 모두 81건이 나왔으며, 지방 발전 연구소는 부산발전연구원 20건, 경기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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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6건, 경남발전연구소 11건 등 87건, 민간 연구소는 중소기업연구원 34건, 한국경제연구원 7

건, 삼성경제연구소 4건 등 48건, 정부 용역 발주 기관은 노동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

경제부 14건, 중소기업청 8건, 환경부 5건 등 78건이었으며, 일반 연구 논문은 23건이 검색되었

다.

  일반적인 통계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의 대상 기관은 통계를 인용하였고, 각주나 참고 문헌, 기

타 방법으로 사용 출처를 기명한 경우 모두 인용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통계 활용 방식은 실

증 분석에 필수 불가결한 자료와 현황 설명 부분에 인용되었으며, 일부는 별도의 경제 관련 지수

나 지표 개발에 활용되었다.

  기관별 활용 현황을 보면, 국책 연구소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유관 기관 산하 연구소로서 대부

분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에 활용하였으며, 지방 발전 연구소(원)의 경우, 

각 시도에서 관할하는 유관 기관으로서 시 ․ 도 발주 프로젝트를 전담하고 관리하며, 지자체의 산

업 정책 과제 수행에 산업구조 통계들을 인용 및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연구소의 경우

에는 기업 산하에 기업 활동 및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 조사 및 연구에 통계들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및 정부 용역, 일반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들은 소속 기관 관련 부문

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용을 통해 실증 분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수집된 보고서별로 인용된 통계 종류별 인용 현황은 <표 1-3>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의 빈도

는 하나의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가 몇 개인지를 계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가 전국사

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인용하였다면 각 통계에 한 번씩의 빈도로 계수가 된

다. 또한 보고서 내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10번 인용하였더라도 한 보고서 내에서 하나

의 통계가 인용된 것으로 계수된다. 그 결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87개의 보고서에서, 그 

다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15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와 두 개의 통계가 가장 

많이, 그리고 주로 인용되는 통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통계조사가 27개의 보고서에

서, 서비스업총조사가 25개의 보고서에서, 그리고 산업총조사가 21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된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인용한 보고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표 1-3> 산업구조 통계별 인용 보고서의 수(주: 보고서 중복 인용 허용)

구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인용현황 187 159 21 27 12

구분
서비스업

총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기업활동

실태조사

인용현황 25 13 1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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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용 현황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산업 부문별 조사 결과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서 조사표 설계 방안 수립의 기초 자

료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로는 통계조사별 조사 항목들의 인용 빈도를 계수했다. 예를 들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한 보고서에 인용되는 경우, 어떤 조사 항목들이 인용되었는지를 계수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업원 수, 그리고 총매출

액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실제 보고서들에서 인용 사례들을 들어 질적 분석을 병행했다.

  둘째로는 통계조사별 주요 조사 항목들이 어떤 형태로 인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문

장 속에서 단순 인용이 되었는지, 아니면 본문에서 가공 없이 원자료 그대로 인용이 되었는지, 가

공하여 인용을 하였는지, 또는 지수를 산출하는 투입 변인으로 사용되었는지 등과, 보고서 내 인

용 위치가 서론에서인지, 아니면 본문이나 결론에서인지, 아니면 부록이나 참고 문헌에서만 인용

이 되었는지 등을 계수했다. 이러한 분석은 통계조사별 조사 항목들의 활용 목적을 추정할 수 있

는 계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인용 현황 및 활용 실태 

1.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인용 현황 분석

2.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활용 유형 분석

3. 전문가 심층 면접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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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인용 현황 분석

1. 인용 현황 분석의 목적

  10종의 산업구조 통계는 각각의 조사 목적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이 달라, 조사 결과 산출되

는 통계치가 갖는 의미와 그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 통합된 경제 센서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각 개별 통계들의 각 조사 항목들이 어떤 사용 맥락과 목적에서 인용되는지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종사자수라 하

더라도, 전자의 경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므로 그 의미와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영세 사업

체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사라면 광업 ․ 제조업 통계를 활용할 경우, 4인 미만

의 사업체수가 빠지게 되므로 영세 사업체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별 통

계들의 조사 항목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통합 경제 센서스를 위한 조사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2. 통계별 주요 조사 항목

  <표 2-1>에는 10종의 산업구조 통계들의 주요 조사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표 2-1> 산업구조 통계별 인용 보고서의 수(주: 보고서 중복 인용 허용)

구분 조사표 항목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자 등록 번호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내국소비세,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간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연간 임가공(수탁 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재고액, 주요 생산 공정, 주요 사용 원재료명

산업총조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본금 또는 출자금, 부지 및 건물 연면적,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 
내국소비세, 연간 기술 연구 개발비 및 기술 도입비, 유 ․ 무형고정자산, 연

간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주요 생산 공정, 연간 임가공(수탁 제조) 수

입액의 품목별 내역, 재고액, 연간 수원별 용수량, 연간 에너지 사용량,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자산 연말 잔액 등

(<표 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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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표 항목

도소매업통계조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 내용, 조직 형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 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

면적, 전자 상거래 활용 현황, 사업 실적(매출액, 영업 비용 등), 매장 연면

적, 상품 매입처 및 판매처별 구성비, 판매 관리 기기 보유 대수, 관광 숙박

업 등록 여부, 편의 시설 연면적(호텔업), 객실 이용 건수, 객석 이용 인원 

수, 객실(석) 수, 객실 수입료, 음식료 수입액, 기타 영업 수입액(호텔업)

서비스업통계조사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 내용, 조직 형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영업시

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 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영업 실적(매출액, 영업 비용 등), 전자 상거래 활용 여부, 교육 여부, 이용 

인원 수, 직능별 종사자수, 전산 장비 보유 대수, 무형자산 보유 건수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 소재지,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체 창설년

월, 사업의 종류(사업 내용), 종사자수, 영업 기간, 정보 기술 기반 및 활용 

등

건설업통계조사

기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 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 타산업, 등록 업종

별 공사 실적, 전자 상거래 활용 여부, 공사명, 공종세 분류, 공사 지역, 발

주자명, 원도급자명, 도급 종류, 발주자 분류, 계약 방법, 계약년월, 착공년

월, 준공년월,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 금액, 기성액, 발주자 공급원 자재 가

격, 종사자수, 연간 급여 및 임금, 유형고정자산, 매출액 및 건설 비용, 재고 

자산, 임대 수입

운수업통계조사

기업체 개황, 조직 형태, 사업 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장비 보유 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 연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임대 수입, 수송 실

적, 유형고정자산, 주차장 종류 및 현황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종사자수, 

응답자, 경영 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 지원 현황, 판매(수입)액, 경영 실태, 

농업 시설물 및 농기계 보유 현황, 경영 경지면적, 농작물 재배 면적, 가축 

및 가금 사육 두수, 양식장 시설, 보유 어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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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특성, 구조 파악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통계로 연간 조사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현재 또는 조사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

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ㆍ어업 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

‧ 국방 및 가사 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

‧ 고정 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 단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유 ‧ 무형의 산업 활동을 영

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예: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 ․ 본점, 연

락 사업소도 별개의 조사 단위)이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시와 도 단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아래의 내용들을 공표한다.

       · 산업 세세분류별, 조직 형태별, 사업체 구분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산업 소분류 및 시 · 도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산업 중분류, 종사자 규모 및 시 · 도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산업 중분류, 사업체 구분 및 시 · 도별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산업 중분류, 조직 형태 및 시 · 도별 사업체수 ·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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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중분류, 종사상 지위 및 시 · 도별 종사자수

       · 산업 중분류, 대표자 남 · 여 및 시 · 도별 사업체수

       · 산업 중분류, 종사자 남 · 여 및 시 · 도별 종사자수

(4) 주요 조사 항목

  전국 단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에 대한 조사이므로 다른 통계조사에 비해 조사 항목이 많지 

않은 편으로 아래 항목들을 포함한다.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년월, 소재지, 사업자 등록 번호

       · 사업장 변동(존속, 신설 및 누락, 대상 외, 철거 및 폐쇄)

       · 조직 형태(개인, 회사 법인, 회사 이외 법인, 국가 ․ 지방단체, 비법인 단체)

       · 사업체 구분(단독 사업체, 본사, 지점 ․ 영업소. 공장)

       · 사업의 종류(산업 분류, 주요 품목)

       · 종사자수(남여별,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 연간 총매출액(월평균 매출액)

       · 자본금

(5) 인용 현황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인용 현황 집계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비용 

사항

자본 

사항

기타 사항

종사

자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

체명

대표

자명

소재

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규모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 번호

166 43 0 0 0 0 14 2 18 51 50 1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항목 상으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종사자수로 329

건의 보고서 중에서 166건의 보고서가 이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

(종사자수)구분과 사업의 종류, 즉 산업의 분류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지자체 산하인 여러 지방 발전 연구원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 현황 및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주로 사용하여 분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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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5)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한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 분석”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의 거의 전 조사 항목을 이용하여 부산 지역 산업 분류별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조사 분석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4년부

터 2004년까지 부산 지역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감을 1, 2, 3차 산업별 분류에 따라 분석을 하

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감률을 두 축으로 하는 4사분면상에 부산 지역 대분류 수준의 산업들

을 포지셔닝한 후 각 사분면의 특징에 따라 다시 중분류 수준에 따라 세부 분석을 실시를 해 부

산 지역의 제조업이 섬유 ․ 의복 ․ 모피 제품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전자 ․ 기계 부품 

등 자본 ․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작으므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그림 2-1] 부산발전연구원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한 부산 지역 산업 구조 도식

  경기개발연구원(2005)의 “오산지역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오산시 자료를 인용

하여 오산 지역의 산업체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 분류상으로는 대분류를, 산업 규모 추정 자

료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업체당 종사자수를 제시하고, 1998년 대비 2003년의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감률을 제시함으로써 오산 지역의 산업별 규모는 물론, 산업별 사업체의 평

균 종사자수, 그리고 산업별 성장과 쇠락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사

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는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기초적인 산업의 구조와 현황, 변화의 추이 등

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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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사업체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한 오산 지역 경제 현황 제시 자료

  경남발전연구원(2005)의 “FTA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전국 대비 경남 

지역의 첨단 제조업 비중을 예시하기 위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자료

로 활용 산업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표 2-4).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조업 분야 내의 하

위분류 체계 역시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 세분류 산업별 규모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전국사

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경남발전연구원(2005)의 사업체기초통계자료를 이용한 첨단제조업 비중 현황 제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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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일반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어떤 산업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로서 사용되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

가가치,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대한 인용이 가장 많다. 이는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연간 조사이므로 시계열 분석에 유리하고, 전국 소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

로 하는 이유로 자료의 포괄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체수와 종

사자수 이외의 산업 규모 추정치, 즉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실질화 되지 않는 이유 때문인지 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며, 유형고정자산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이 아

닌 이유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그림 2-2] 산업연구원(2007)의 경제 내 비농업 부문의 비중 자료

  예를 들어 산업연구원(2007)의 “거시경제 변수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

고서에서도 ICT 관련 고용자 수 추계를 위해서는 세분류 산업별 고용자 수를 필요로 하지만 많

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는 세부 분류 자료가 미비하여 전수조사에 기반을 

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세부 업종별 고용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내 비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기 위해 생산 비중

과 고용 비중을 활용함에 있어서 실질 부가치 대비 비중으로 산업 내 구성을 파악할 때는 한국은

행은 국민소득 계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고용 통계는 통계청의 전국사업

체기초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생산 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계정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보고서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생산 비중 및 부가가치 관

련 자료는 대부분 추이 분석을 목적으로 시계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준년도 가격으로 실질화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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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 규모 또는 사업체 규모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목은 종사자수의 급간

을 이용하는 사업체 규모이다.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제외한 다른 연간 조사들은 5인 

이상의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따라서 4인 미만의 사업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이

유로, 특정 산업 및 지역별 산업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영세 사업체, 중소기업, 대기업의 

분류로 사용할 수 있는 종사자수에 의한 사업체 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에 가장 적합한 

자료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자료의 종사자수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산업

양극화의 현상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는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변화 추이를 전 산업(전 사업체), 

제조업(전 사업체), 제조업(5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자료에서 전 사업체 평균 종사

자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를, 5인 이상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는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그림 2-3).

[그림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상의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변화 추이

  산업연구원(2006)의 “지식자산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종사자 규모를 1-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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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연구원(2006) 보고서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규모를 활용한 예시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 음영 부분은 대기업 비중을 나타냄.

  한국여성개발원(2006)의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에서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al Technology), ET(Entertainment 

Technology)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전략산업의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2-6> 한국여성개발원(2006) 보고서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 규모를 활용한 예시: 

종사자 규모별 전략산업 사업체 분포

  이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전략산업별로 다시 하위분류별 사업체 규모 기준 사업체 분포와, 총

종사자수와 비중, 남성 및 여성 종사자수, 남성 및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및 분포 등을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함에 있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앞서 예시한 부산발전연구원(2005)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이용한 부산지역 

산업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가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에 대한 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의 모색”에서는 소상공인을 1-4명 또는 1-9명

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라고 규정하면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경제활

동인구연보’ 자료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51

[그림 2-4]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소상공인 

규정(중소기업연구원, 200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연보’(2003년 기준)

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319만 명의 사업주 중 ‘경제활동인구연보’의 자영업주를 구성하는 자영자(67.1%) 

및 고용주(32.9%)의 비율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자영자(C, 214만 명)와 고용주(A+B, 105만 명)를 구분하였으며, 

고용주 중 B(64만 명)부분은 소상공인이며, A(41만 명)부분은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주임.

  이러한 소상공인의 규정에 기초해 이 보고서는 산업 분류 대분류상의 소상공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에 따른 전 산업 내 구성비, 해당 산업 내 구성비, 그리고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산업 내 비중 및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

다.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IMF 외환 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서는 한국의 

산업 업종별(농림 ‧ 어 ‧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와 1995년 대비 

2005년 10년 간의 일자리 증가 수의 분포, 그리고 일자리 구성비 변동을 소기업(1~49명), 중기

업(~299명), 대기업(300~)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2-7, 표2-8, 표2-9 참조).

<표 2-7> 2005년 한국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분포(현대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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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2005년 한국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증가 수 분포(현대경제연구원, 2007)

<표 2-9> 2005년 한국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구성비 분포(현대경제연구원, 2007)

  이 외에도 한국조달원(2008)의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지원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는 사업체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 선정하고, 종업원 수에 기초한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표 2-10>같이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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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한국조달원, 2008)

전 체
중 소 기 업

대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소 계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사업

체수

3,003 3,006 2,678 2,654 2,913 2,910 85 91 2,998 3001 5.0 4.16

(100.0) (100.0) (89.2) (88.3) (97.0) (96.8) (2.8) (3.0) (99.8) (99.9) (0.2) (0.1)

종사

자수

12,036 12,222 5,212 5,121 7,602 7,708 2,813 3,063 10,415 10,771 1,621 1,450

(100.0) (100.0) (43.3) (41.9) (63.2) (63.1) (23.4) (25.1) (86.5) (88.1) (13.5) (11.9)

  한국은행(2007)의 “사업서비스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서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의 비율 

및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를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해 

<표 2-11>처럼 제시하여 서비스업 분야, 특히 사업 서비스업 분야의 소기업의 기여도를 2001년 

대비 2005년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11> 사업서비스업의 소기업 비율 및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한국은행, 2007)

(8)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란 종사자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사자의 지위를 의미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개인 경영 사업체의 소유주와 그 가족으로서 정

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상용 종사자, 

일일 및 임시 종사자(임시 종사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일용 

종사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자), 무급 종사자(일정 급여를 받

지 않고 실적 수당이나 수수료 등만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비법인 단체의 회원이거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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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근무일수가 1/3 미만인 명예직 종사자는 제외함)를 포함한다.

  한국여성개발원(2006)의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에서는 전략산업별 남성 및 

여성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의 종사상 지위 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2-5]와 같이 제시하여 비교하고 있다.

[그림 2-5] 전략산업별 남성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한국여성개발원, 2006)

[그림 2-6] 전략산업별 여성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한국여성개발원, 2006)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에서는 비농업 분

야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비중 변화와 소상공인 중 자영자와 고용주의 비중을 전국사업체기

초통계조사의 종사상 지위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 자료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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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주,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의 비중을 비교하여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외환 위

기 이후 증가하였던 비임금 근로자 및 자영업주 비중은 2003년에 와서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비농업 분야 소상공인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변화(중소기업연구원, 2005)

  한국은행(2007)의 “도소매업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는 도소매

업종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수와 구성비를 1995년, 2000년, 2005년 등 5년 단위로 도매업과 

소매업, 그리고 자동차 ․ 차량 연료업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

용해 <표 2-13>처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상용 종사자 비중이 1995년 49.2%에서 

2005년 38.2%로 하락한 반면 일일 및 임시 종사자의 비중은 5.0%에서 10.1%로 상승하여 고용 

안정성이 저하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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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도소매업 종사상 지위별 고용 추이(한국은행, 2007)

(9) 사업의 종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의 종류’란 사업체의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산업의 분류 

체계상의 분류 요목이 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한국산업표준분류체계상의 전 산업 분류들을 다 포함하게 된다. 즉, 농업 및 임업, 어업, 광

업, 제조업 등과 같은 대분류에서 그 이하 중분류와 세분류, 그리고 세세분류에 이르기까지 전 산

업 전 수준의 분류 체계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별, 산업별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주 강력

한 틀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구분

하여 분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산업 분류를 규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략산업으로서

의 IT, BT, CT, ET 등의 분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의 전 산업을 망

라하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를 비

롯한 어떠한 정량 자료가 제시되든지, 거의 항상 ‘사업의 종류’ 변인이 함께 사용된다고 보는 것

이 옳다.

  전북발전연구원(2006)의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서는 

전국 대비 전북의 산업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대분류상의 전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 <표 2-1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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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전국 대비 전북의 전 산업 분야 규모(전북발전연구원, 2006)

  같은 보고서에서는 또 전국 대비 전북의 1, 2, 3차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구성비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단위 변화 추이를 <표 2-15>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체계상의 분류를 재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 자료

에 따르면 종사자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2006년 현재 1차 산업의 비중이 

0.6%, 2차 산업이 22.9%, 3차 산업이 75.7%로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단위의 변화 추이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15> 전국 대비 전북의 1,2,3차 산업 비중의 변화 추이(전북발전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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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보고서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변화 추이를 중분류 수준에 다시 1998년에서 2006년까지 4

년 단위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여 전북의 제조

업 분야 산업 규모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표 2-16> 전국 대비 전북의 제조업 분야 산업 비중의 변화 추이(전북발전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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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여주지역연구”에서도 여주군의 읍면별 제조업 중분류에 따른 취업 구

조와 서비스업 취업 구조를 <표 2-17>와 <표 2-18>과 같이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의 자료를 이용

해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주군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음식료품 제조업은 여주읍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종이 제품 제조업은 가남면에,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가남면에, 

도자기 제조업은 북내면, 가남면, 점동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도소매

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종사자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교

육 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7> 여주군의 읍면별 제조업 취업 구조(경기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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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여주군의 읍면별 서비스업 취업 구조 변화 추이(경기개발연구원, 2006)

  이외에도 국토연구원(2005)의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2“에서는 전북 영상 

산업의 업체(영상 산업, 영상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 영화 영상 산업) 현황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자료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단위의 변화 추이를 비교 제시

하고 있다(<표 2-19> 참조).

<표 2-19> 전북 영상 산업 업체 현황(국토연구원, 2005)

  이 보고서에서는 영상 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전주시의 영상 산업 현황을 업종별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전주시의 영상 산업이 IT 기반 영상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영화 영상 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다. 영

상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은 SIC 722(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자료 처리 및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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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설 관리업), 724(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9(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 영

화 영상 산업은 SIC 8711(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2(영화 및 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업)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같은 보고서에서 춘천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 구성 변화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표 2-20>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계를 다시 

만화영화 분야와 광고 영화 분야의 세세분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20> 춘천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의 업종 구성 변화(국토연구원, 2005)

  이러한 예시들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의 폭넓은 활용도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지역노동시장 연구2”에서는 산업 대분류별, 제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 부산 지역의 제조업 중분류별 근로자 수, 부산 제조업 10대 업종의 규모별 비중, 

일자리 변동, 부산 제조업 세분류 업종별 근로자 수 등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의 “지역노동시장 연구3”에서는 부천 지역의 제조업 중분류별 근로자 

수, 부천 제조업 9대 업종의 규모별 비중, 일자리 변동, 부천 제조업 세분류 업종별 근로자 수 등

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07)의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방안”에서는 경기도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

주군을 중심으로 주력 기간사업, 지식 기반 제조업, 전자 정보 기기 산업, 반도체 산업, 신소재 

산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 관광산업, 물류 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가율과 비중을 분류 

지역별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여 경기 동부 지역의 기간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경기도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및 교통 인

프라 확충 방안”에서는 경기도 내 업종별(대분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업종별(대분류)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구분(1~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에 따른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업종별(대분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지역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2007)

의 “강원도 중장기 노동수급 전망”에서 강원 지역의 산업별(대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제조

업 중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여 강

원 지역 산업구조와 제조업 산업 현황 및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대덕

R&D특구와 충남연계발전 전략”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 추이를 전국사

업체기초통계조사의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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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및 보험업 등)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서는 대부분의 지방 발전 연구원에서 발간된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자료의 분류 체계에 따른 사업체수와 종사

자수를 인용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2005)의 “충남 전략산업 인적자원수급실태 및 전망”에서 

산업별 대분류별, 제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1> 첨단 제조업의 비중(인천개발연구원, 2007)

  대전발전연구원(2006)의 “대전지역 국제통상 물류유통 전문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전국 주요 도

시 및 대전 지역의 도소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변화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2007)의 “인천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산업연관 분석”에서는 인천과 광역시, 전국의 첨단 제조업

(컴퓨터, 반도체, 첨단 전자 제품, 통신 기기, 생물, 정밀 화학 ․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정밀 기기, 

첨단 운송 장비)의 비중을 <표 2-21>과 같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 기초하여 비교하면서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첨단 제조업의 분류 기준을 산업연구원

(2004)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의를 준용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산업은 정보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 대체로 생산액 대비 연구 기술 개발비의 비율이 일반 

제조업보다 30% 이상 높은 9개 제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천광역시의 서

비스업 업종별 구성비(2005년 기준)와 성장률(1995~2005년 연평균 성장률)을 전국사업체기초통

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서울시 문화컨텐츠 산업클러스터 발전 전략”에서는 문화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세부 분류인 공연, 영화, 방송, 게임 사업체들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동 연구

원(2007)의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사업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변화 추이,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등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 분류 자료에 따라 재분류하

여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원(2005)의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정보 통신 산업, 금융 ․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바이오산업, 의류 ․ 패션 산업,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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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구분하고 세부 업종별 현황을 전국, 서울시, 서울시 내 구별로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동 연구원(2005)의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를 활용

하여 서울시 산업구조와 권역별 특화 현황을 분석하면서 서울시 소재 인쇄업, 봉제, 의복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제시하고 귀금속업을 다시 가공업과 도매업, 소매업으로 재분류하여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를 전체적으로 또는 지역별(권역별, 구별)로 제시하는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를 활용하고 있다(<표 2-22, 23> 참조).

<표 2-22> 2003년 기준 서울시 전략산업 현황(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표 2-23> 서울시 귀금속업 사업체 및 종사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서

비스 유형을 생산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로 재분류하여 이 유형별 

서비스 산업 현황(사업체수, 종사자수)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통

산업의 중분류별(도소매업, 자동차 판매 및 차량 연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자동차 및 차량 연

료 판매업의 소분류 산업별(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차량용 연료 소매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의 소분류 산업별(그림 

2-7), 소매업의 소분류 산업별(표 2-24), 종합 소매업의 세세분류 산업별(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의 세세분류 

산업별 산업 현황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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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의 소분류 산업별 사업체 추이(한국개발원(2006))

<표 2-24> 소매업의 소분류 산업별 사업체수 변화(한국개발원(2006))

  한국은행(2007)의 “사업서비스업 현황 및 발전방향”에서는 소매 업태별 사업체 추이를 연도별

로 비교하면서 재래 매점을 소매업에서 백화점, 대형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 판매를 제

외한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표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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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소매 업태별 사업체수 추이(한국은행, 2007)

  사업의 종류, 즉 산업 분류와 관련되어서는 급격한 산업과 경제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 즉 신산업 분야를 창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산업 분류를 다시 가공하여 재분류해

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식 기반 산업이라는 신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분류 

체계 속의 산업 중 어떤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분류해야만 한다. 산업연구원은 지식 

기반 산업을 지식 기반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부문의 두 종류로 구분했고, 지식 기반 제

조업 부문의 74개, 지식 기반 서비스 부문의 121개 업종을 지식 기반 산업의 범주에 드는 것으

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업종의 재분류는 기존의 업종 분류 체계

와의 외연과 내연 상의 정합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 분류상의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이다.

(10) 매출액과 급여액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의 “서울시 산업특성화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연구”에서 서울시 인쇄업의 산업 수준 분석을 위해 사업체 수준 지수, 고용 수준 지수, 생산액 수

준 지수, 부가가치 수준 지수를 1995년 100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지만(표 2-26), 이중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는 사업체 수준과 고용 수준 정보만이며, 생산액과 부가가치 정보는 

광업제조업통계 자료이다.

<표 2-26> 서울시 인쇄업의 사업 수준 분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나머지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와 함께 사용되거나, 다른 통계와 함께 제시되어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다른 통계의 매출액과 부가가치가 한 표에 제시되

면서, 사업체기초통계가 함께 인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의 “IT와 고용창출”에서처럼 취업 계수를 산출함에 있어 

취업자 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실질 산출액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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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에도, 실질 산출액 산정에 사업체기초통계의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런 경우는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 생산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부가

가치 자료와 사업체기초통계자료의 종사자수를 이용해 1인당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계수했다.

[그림 2-8] 산업별 취업 계수 추이(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표 2-28> IT산업 취업자 증감 요인 분석(정보통신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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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은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서 사

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결과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출

한 경우가 있었다.

<표 2-28>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출

(11) 기타 인용항목 및 산출지수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중소제조업의 고용관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설립연도별 사업체수와 

경영조직 형태별(개인 사업체, 회사 법인, 기타) 사업체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2007)의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에서도 경영조직 형태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의 “IT와 고용창출”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계수(=취업자 수/실질 산출액)를 산출하여 그 추이를 

제시하는 한편(표 2-30), IT 제조업과 비IT 제조업의 취업 탄력성 값을 산출하여 비교 제시하고 

있다(그림 2-9). 취업 계수나 취업 탄력성 모두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만으로 산출되

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표 2-29> 취업 계수 추이(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68

[그림 2-9] IT 제조업과 비IT 제조업의 취업 탄력성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5)의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는 특정 하위 행정

지역의 업종별 사업체수 또는 종사자수, 상위 행정 지역의 업종별 총 사업체수 또는 종사자수, 하

위 행정 지역 수 등을 이용해서 특정 하위 행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집중성을 나타내는 엔트로피 

계수, 변이계수 및 특화도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엔트로피 지수는 정보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치로 사용되며,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과 다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수치

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방법이 있다. 엔트로피 계수가 높을수록 균등 분포 경향을, 낮을수록 

집중 분포 경향을 나타낸다.

<표 2-30> 전략산업별 집중성(엔트로피 지수, 변이계수) 및 특화도

  경기개발연구원(2006)의 “경기도 직주 근접 실태분석과 토지이용 전략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의 주택 수를 고용자 수 또는 종사자수로 나눈 ‘직주비’라는 비율을 산출하는데, 전국사업체기초

통계조사로부터는 종사자수를, 인구주택총조사로부터는 주택 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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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광업 ‧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통계로 연간 조사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 대분류 ‘C. 광업’, ‘D,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조사 기준

일(12월 31일) 현재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이거나 조업 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함.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또는 신설 공사 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서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조사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체로 한다. 사업체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

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를 대상으

로 한다.

(3) 조사표 항목

       ·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 자산과 자본

       ·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내국소비세

       ·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간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연간 임가공(수탁 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재고액

       · 주요 생산공정, 주요 사용 원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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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표 2-32>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종사

자수 

및 

연간 

급여

액

연간 

출하액(

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품 

출하

액 및 

재고

액 

내역

연간 

제조원

가 및 

판매비

와 

관리비

내국

소비

세

유

형

자

산

무형

자산 

중 

컴퓨

터 

소프

트웨

어

재

고

액

사업

체명 

및 

소재

지

본사 

소속 

타공

장 

유무

본사

명 

및 

소재

지

경

영

조

직

주요

생산

공정

주

요 

사

용 

원

재

료

명

연간 

임가공(

수탁 

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17 125 4 23 0 27 0 3 6 0 2 1 3 9 9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있어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항목이 총 329건의 보고서 중, 125건의 보

고서에 인용이 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사자수 및 연간 급

여액이 11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자산이 27개의 보고

서에서, 그리고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23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 내국소비세나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등의 항목은 단 1건의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산업 규모 추정치(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 기준 통계이며, 끝자리가 3, 8자인 연도에는 산업총

조사로 개칭되며 이때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기 ‧ 가스 ‧ 
수도 사업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를 인용하는 

경우는 항상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4인 미만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함께 제

시하거나 산업총조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산업총조사의 경우 5년마다 실시하

는 이유로 연간 단위의 변화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적절하지 않아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

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 중,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사용되고 조사표 항목상에 매출액이 있음에도 잘 인용되지 않았지만,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더불어 매출액 또는 출하액이 광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

는 자료로 함께 사용된다.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

으로”에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의 변화를 1981년부터 200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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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년 단위로 살펴보고 있다.

<표 2-3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성장 예시(한국개발원, 200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연구원(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추이를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별로 연도별 추이를 광공업통계조사 자료를 이

용해 보여주고 있다.

<표 2-34>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비중 추이(산업연구원, 2006)

  충남발전연구원(2007)의 “충남제조업의 입지실태와 특성 분석”에서는 충남 제조업의 현황을 소

개하기 위해서 사업체 규모(종사자수)별, 제조업 업종별(중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

가가치와 그 구성비를 소개하고 있다. 전북발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서도 전라북도 섬유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광업제조

업통계조사로부터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자료를 인용해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7)의 “지역노동시장연구3: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

제”에서는 부산 지역 기계 부품 및 소재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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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사업체수, 종업원 수, 평균 급여, 생산액, 부가가치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

에서는 산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평균 급여 항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나 이는 노동 시장 연구라

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2-35> 부산 지역 기계 부품 및 소재 산업이 주요 지표별 변화 추이(한국노동연구원, 2007)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FTA 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제조 형태별(중화학공업, 경공업) 부가가치 비중, 월평균 종사자수, 종업원 규모별 사업체 비중과 

생산액과 부가가치, 생산지수, 출하 지수, 재고지수, 생산능력지수, 가동률 지수, 평균 가동률의 

연도별 추이를 제공해 경남 지역 제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제조업 업종

별(중분류)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금액, 완제품 연말 재고액 등을 함께 제시했다(표 2-36).

<표 2-36> 2005년 경남 제조업 업종별 현황(경남발전연구원, 2007)

                                                                                                     (단위:백만원)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73

  중소기업연구원(2006)의 “2016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지속가능경제의 견인차”에서는 중

소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 비중 및 부가가치율을 제시하는데, 출하 비중은 광업제조업통계 자료를,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표 2-37>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 비중 및 부가가치율

(2) 종사자 규모 또는 사업체 규모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

으로”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의 산업별 비중을 종사자수 규

모, 즉 사업체 규모별로 와 종사자수, 출하액의 변화를 1981년부터 2005년까지 1년 단위로 살펴

보고 있다.

<표 2-38>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 비중 예시(한국개발원, 200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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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9> 중소기업의 성장(한국노동연구원, 2006)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중소제조업의 고용관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성장을 중소기업

(5~299명)과 대기업(300명 이상)으로 분류해서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고용, 생산액, 

부가가치별 성장을 1990년도에서 2003년까지 그 규모와 연평균 증감율로 제시하고 있으며(표 

2-39 위 표), 중소 제조업 사업체수의 상대적 구성비를 다시 5~49인의 소기업과 50~299명의 

중기업, 그리고 300~499명의 대기업과 500명 이사의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1980년부터 2003년

까지의 사업체수의 상대적 구성비와 부가가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40>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수의 상대적 구성비(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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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2007)의 “지역노동시장연구3: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의체 분석과 정책과

제”에서는 부산 지역 기계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을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41> 부산 지역 기계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 지원시스템”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기

초 화합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종사자수)별 고용 현황 자료를 광업제조업통계자료를 이용해 제

시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사업체 규모를 5~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으로 

구분했고, 고용 현황 자료로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1999~2003년 간 연도

별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도록 제시했다.

<표 2-42> 기초 화합물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종사자수)별 고용 현황

  중소기업연구원(2006)의 “2016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지속가능경제의 견인차”에서는 기

업 규모별 중소 제조업 비중 추이를 사업체수, 종업원 수, 부가가치에 따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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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기업 규모별 중소 제조업 비중 추이(중소기업연구원, 2006)

(3) 임금 및 급여 관련 지수

  임금 및 급여 관련 지수로는 임금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와 타일 계수가 있다. 한국개발연구

원(2007)의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제4장 “수입자유화가 제조업의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서 각 산업의 임금 불평등 지수는 광공업통계조사의 각 산업에 속하는 개별 사업체의 평균임금과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으로 산출했다. 이들 산업의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불평등 계수(지

니계수)를 계산했고, 무역자유화가 상대적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숙

련-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필요하나, 광공업통계조사에서는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조사되어 있어 업체별 자료를 산업별로 분류한 뒤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가중평균을 구해 사용했

다. 임금격차를 계측하는 방법 중에는 학력별, 직능 수준별,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광업제조업통계에는 이러한 자료가 없어 다른 통계를 이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계산된 제조업 불균등 지수(지니 및 타일 계수)는 <표 2-44>에 제시되었다.

<표 2-44> 제조업 불균등 지수(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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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

  경기개발원(2007)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방안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하면서 제조업 부가가치 자료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

를 이용했으며, 고용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을 두 축으로 하는 4사분면에 제조업 중분

류 업종들을 포지셔닝한 KDI의 자료를 재인용했다(그림 2-10).

[그림 2-10]제조업 업종별 고용 및 1인당 부가가치 증가(경기개발원, 2007, KDI(2006) 재인용)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중소제조업의 고용관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부가가

치와 부가가치 생산성(종사자 1인당)을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표 

2-45, 표 2-46 아래 두 표).

<표 2-45> 제조업 생산 부가가치의 변화(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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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6> 제조업 생산 부가가치 생산성의 변화(한국노동연구원, 2006)

(5) 유형고정자산

<표 2-47> 제조업 기업체당 유형자산 증감 동향(김상조, 2007)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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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고정자산은 광업제조업통계에서는 연초 잔액, 연간 증가액, 연간 감소액, 감가상각에 의한 

손실액, 연말 잔액의 세부 항목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김상조(2007)는 광업 및 제조업체의 현

황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 종사자 규모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의 비중 추이를 제시하면

서 유형자산의 비중 추이를 제시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비교 요인 중의 하나로 

1인당 유형자산 연말 잔액 자료를 1인당 급여액, 1인당 부가가치 자료와 함께 제시했고, 제조업 

업종별 유형자산 증감과 기업체당 유형자산 증감 동향을 기업 규모별로 제시했으며(표 2-47), 광

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상의 각 연도별 유형자산 증가에서 유형자산 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투자 

지표로 이용하여 제조업 내의 기업 규모별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6) 고용 지표

  강원발전연구원(2007)은 “강원도 중장기 노동수급 전망”에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

료를 이용해 제조업 업종별(중분류) 취업 계수와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그 추이를 제시했다. 일반

적으로 취업 계수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취업자 수를 총생산액으로 나누어 계산

한 값으로, 취업 계수의 값을 사전적으로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다면 생산액의 예측을 통해 

고용량의 전망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취업 계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

음은 고용량의 증가보다 생산액의 증가가 더 빨리 이루어지거나, 생산액은 불변이지만 고용의 감

소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고용 탄력성은 GRDP의 % 증가율에 대한 고용의 

%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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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발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

서도 업종별 광업제조업통계로부터 고용탄력성을 산출해 전북의 고용시장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8> 제조업종 별 고용 탄력성 변화(전북발전연구원, 2007)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의 변화와 대응방안”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취업 계수(실질 부가가치 생산 10억 원당 종사자수) 추이를 1993년에서부터 2003년까

지 비교하고 있다.

<표 2-49>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취업 계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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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특화도

  산업 특화도는 지역의 특정 산업의 구성비를 전국의 산업 구성비와 비교하여 지역의 특정 산업

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특화 지수로서 주로 종사자수 기준으로 산출되지만, 

사업체수 또는 출하액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기도 한다.

  전북발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방안”에서

는 전북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를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50>은 종사자 기준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 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2-50> 전북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 계수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투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남해안권 경제구조 개편방향”애서 남해

안,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의 기계-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의 비중과 특화도를 광업제조업통계조

사 자료를 이용해 산출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동 연구원(2007)의 “FTA 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남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비중(사업체수, 고용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과 종사자수 기준과 생산액 기준으로 산출된 특화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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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도(경남발전연구원, 2007)

(8) 수익성 지표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FTA 전개와 경남 제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경남 지역 제조업 업

종별 수익성 지표로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률 

등의 자료를 인용했고,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을 산출해 활용했다. 한

편 제조업의 업종별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로는 부채비율(=(경상이익/매출액) × 100), 차입금 

의존도(=(영업이익/매출액) × 100), 자기자본 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 × 100) 등의 자료들을 

활용했다.

<표 2-52> 제조업의 업종별 성장성 관련 주요 지표 추이(경남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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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3> 제조업의 업종별 수익성 관련 지표 분석(경남발전연구원, 2007)

<표 2-54> 제조업의 업종별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 추이(경남발전연구원, 2007)

  산업연구원(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수익성 지표의 하나로 자

본소득률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본소득률=(생산액-주요 생산비-연간 

급여액)÷생산액 ×100. 그런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주요 생산비에는 원재료비, 연

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 가공비, 수선비 등의 6개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어서 부가가치

(-생산비-주요 생산비)가 과대 계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간 급여액에는 퇴직금, 복지 

후생비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본소득률을 위의 식으로 산출할 경우 실제 자본소득률보다 과

대 계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자본소득률은 엄밀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

므로 그 추세를 확인하는 데에만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개발원(2005)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서는 자본소득률

은 생산액에서 자본에 대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소득통계의 영업 잉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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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잉여-총산출액) 혹은 재무 자료의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완

전 경쟁적일 경우 자본소득률은 자본 투입 규모에 대한 생산액 탄력성과 일치하며, 부가가치율은 

생산의 우회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와 같이 자본소득률과 부가가치율은 생산구조를 나타

내는 수치일 뿐, 수익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1] 자본소득률의 추이 비교(산업연구원, 2006)

(9) 생산성 지표: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생산성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이 사용되고 있다. 광업제조업통계의 

두 생산성 지표가 여러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산출량을 의미하며, 산출량으로는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자주 

사용된다. 노동생산성은 분석 대상 집단의 산출량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계산되므로 분석이 용이

하며, 자본장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대 ․ 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제조업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적 접근”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비교하여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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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5> 산업별 규모별 노동생산성(중소기업연구원, 2005)

  같은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상대 생산성((중소기업 노동생산성/대기업 노동생산성) × 100)과 

고용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2] 중소기업 상대 생산성 및 고용 비중 추이(중소기업연구원, 2005)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서 총요소 생

산성에 대해 논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달리 생산함수에 

포함된 모든 생산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성 지표이며, 생산요소들의 소득분배율을 가중치로 

하여 생산요소 투입(factor input) 규모를 단일 지표(index)로 구성하고, 이를 산출액 지표로 나누

어 계산된다.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은 산출량 증가율에서 생산요소 투입 규모 증가율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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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residual)로 계산된다. 즉,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산출량 증가율 가운데 생산요소 투입

규모의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요인들의 효과’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생산기술 수준의 변화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효과, 기술적 효율성의 증대, 배분적 효율성의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

다.

  한국보건산업연구원(2007)의 “산업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에서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

공업, 다시 생활 관련형, 기초 소재형 및 가공 조립형 산업, 마지막으로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

업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시했으며 산업연구원(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제조업의 대 ․ 중소기업의 불변가격 기준 노동생산성과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와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비교를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원시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고 있다(그림 2-13, 그림 2-14).

[그림 2-13] 제조업의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산업연구원, 2006)

[그림 2-14] 제조업의 대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변동 추이(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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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6>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생산요소별 기여도 비교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제3장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에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다자간 연쇄지

수 방식으로 계산하여 사업체별 총요소 생산성을 산출했다. 산업 분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다부

문 모형의 29부문 분류를 사용했다. 총생산량의 계산에는 광업제조업통계의 사업체별 명목 생산

액을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다부문 모형 기준 산업부문별 총산출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

화한 값을 이용하여 계산했다. 생산성 추정 시에는 노동, 자본 스톡, 에너지 중간재, 비에너지 중

간재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 고려했다. 기업의 노동 및 자본 투입은 각각 총 종사자수와 실질 자

본 스톡 연간액(‘연초 자산-연말 자산’의 단순평균)을 활용하여 계산했다. 실질 자본 스톡 연간액 

추계의 경우 토지, 건물 및 구조물, 기계 장비 및 운반구 등 각각의 자본재 형태별 유형고정자산 

연초 잔액과 연말 잔액의 단순 평균값을 구한 후 국민계정의 조정 자본형성 통계에서 얻은 자본

재 형태별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했다. 한편 에너지 중간재 투입량은 연료비와 전력비를 

관련 생산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합계한 값으로 계산했고, 비에너지 투입량은 에너지 

투입을 제외한 중간재 투입을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계산된 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값으로 계산했

으며, 입력 변수는 창설연도 이래의 총연도수를 100으로 나눈 값을 사용했다.

  한국개발원의 2007년 보고서는 총요소 생산성 산출과 관련하여 인용 빈도가 높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 취한 광업제조업통계의 미시 자료 가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업제조업통계 미시 자료 가공을 위해서는 사업체 규모의 구분이 필요하며, 종사자수를 

19인 미만(영세 규모), 20-49인(소규모), 50-299인(중규모), 300인 이상(대규모)로 분류하였다.

  둘째, 노동 및 자본 투입 규모로는 월평균 종사자수 및 실질 자본 스톡 연간액을 사용하였고, 

자본 스톡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류 및 운송 장비의 3개 항목을 포함시켰으며, 실질 연간액은 국

민계정을 이용하여 산출된 투자 디플레이터를 명목 연간액에 적용하여 구했다.

  셋째, 광업제조업통계 미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연간 급여액과 퇴직금의 합계는 피고용자에 

대한 보수에 해당되며, 귀속 임금(imputed wage), 즉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에 대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88

한 보수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피고용자와 무급 종사자의 평균 노동 소득이 동

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간 급여액과 퇴직금의 합계를 피고용자 수로 나누어 일인당 평균 피고용

자 보수를 계산하고, 이를 무급 종사자수에 적용하여 귀속 임금을 추정하였다. 노동 소득은 연간 

급여액, 퇴직금, 귀속 임금 및 복리 후생비의 합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광업제조업통계 미시 자료의 직접생산비는 원재료, 전력비, 용수비, 임가공비 등 중간 투

입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부문별 국민소득 통계와 광공업통계의 직접생산비 

통계를 연결하여 사업체별 중간 투입액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광업제조업통계를 이용하여 

계산된 중간 투입률과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된 부문별 중간 투입률(중간 소비-총산출

액)이 일치하도록 직접생산비에 부문별로 일정한 상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체별 중간 

투입액을 추정하였다. 이 가운데 에너지에 대한 보수는 연료비 및 전력비의 합으로, 비에너지 중

간 투입에 대한 보수는 중간 투입액에서 에너지에 대한 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하였다.

  다섯째, 실질 에너지 투입량은 한국은행의 에너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명목 에너지 투입액에 적

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질 비에너지 중간재 투입량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문별 중간재 

투입 구성비를 국민소득 통계의 부문별 총산출액 디플레이터에 가중치로 적용하여 부문별 중간재 

디플레이터를 추정하고 이를 명목 비에너지 중간재 투입액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여섯째, 사업체별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중간 투입액(에너지 및 비에너지)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부가가치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를 차감하여 추정하였다. 마지

막으로 실질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문별 총산출액 및 부가가

치 디플레이터를 각각 명목 생산액 및 부가가치에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단위, 백만 원/인)과 증가

율, 중소 규모 사업체와 대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분포의 변화, 사업체 규모별 및 부문별 연평

균 노동생산성 증가율(표 2-57), 섬유산업, 전기 전자 제품 산업, 자동차 산업의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성장 회계 방식에 따라 1985년~2003년 기간 중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였고, 사업체 규모별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 생산성 증가 각각의 

성장 기여도를 산출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다변 지수 방식에 따라 1985년~2003년 기간 중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산출하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총요소 

생산성 분포의 변화를 산출하여 제시했으며, 총요소 생산성 1.3 미만의 사업체 비중의 추이를 사

업체수 기준, 생산액 기준에 따라 따로 산출하여 제시했다.

  이어서 사업체 규모별 자본소득률의 변화 추이와, 자본소득률이 0보다 작은 사업체의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사업 수 기준과 생산액 기준으로 따로 작성하여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부가가치율

이 0보다 작은 사업체의 비중 변화 추이를 사업체수 기준과 생산액 기준으로 따로 작성하여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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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7> 사업체 규모별 및 부문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한국개발연구원, 2007)

(10) 노동장비율(자본장비율, Capital equipment ratio)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이다. 노동

장비율은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산업별 실질 자본 스톡을 그 산업 종사자수 총수로 나누어 구한 1인당 실질 자본 스톡의 

크기이다. 이 비율은 자본 설비액(주로 유형고정자산)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과도 같으며 노동생

산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그림 2-15] 평균 자본장비율의 산업별 추이(한국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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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에서 1990년에서 2003

년까지의 광공업통계조사의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 산업별 총요소 생산 증가율의 분해를 시도했

고,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산업 생산성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

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산업별 추이를 알아보기 위한 평균 자본장비율의 산출하여 이 값의 추

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이 값으로부터 4가지 기술 수준 산업, 즉, 고기술 산업, 중고기술 산업, 중

저기술 산업, 저기술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측정해 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술 수준 산업을 설

명 변수로 하고, 34개 산업별 총요소 생산성 수준, 비생산직 대 생산직 종사자 비율,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지출액,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등 4개의 피설명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표 2-58>은 기술 수준에 따른 산업별 특성을 비교해 줄 수 있게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2-58> 기술 수준에 따른 산업별 특성의 비교(기준:저기술 산업=0, 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보건산업연구원(2007)의 “산업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에서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

공업, 다시 생활 관련형, 기초 소재형 및 가공 조립형 산업, 마지막으로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

업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2006)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노동장비율의 변화 추이를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함께 비교하고, 두 자료 간에 유사한 변화 추

이가 발견됨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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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9> 제조업 노동장비율 기간별 변화율(산업연구원,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의 “IT 산업의 파급효과 분석과 산업간 불균형 성장 해소방안 연구”

에서는 IT 제조업과 비IT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장비율(노동장비율) 추이를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6] IT 제조업과 비IT 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장비율 추이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제조업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적 접근”에서는 1인당 기준으로 제조업 기업 규모별로 노동생산성(백만 원/명), 노동장비

율(100만 원/명), 1인당 소득(백만 원/명)을 1980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율을 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한 결과, 노동생산성과 노동장비

율, 1인당 소득 모두에서 2배 이상의 비율 격차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20여 년 만에, 중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53.7%에서 28.8%로, 노동장비율은 49.1%에서 24.3%로, 1

인당 소득은 84.2%에서 49.9%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2-60> 1인당 기준, 제조업 기업 규모별 비교(중소기업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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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보고서에서 기간별 사업체 규모 간 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1인당 소득의 변화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2-61> 기간별 규모 간 노동생산성, 노동장비율, 1인당 소득의 변화(중소기업연구원, 2005)

(11) 산업의 분류

  경남발전연구원(2007)의 “경남 유망 sub industry 발굴 및 육성방안”에서는 경남 지역의 기계 

산업(메카트로닉스, 정밀 기기), 조선 해양 산업, 항공우주산업, 산업용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

업, 바이오산업, 환경 ․ 에너지산업 등의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현황

을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인용해 권역별, 연도별로 소개하고 있다. 동 연구원

(2007)의 “경남 지역 조선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조선 산업의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와 각 산업 내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표 2-62).

<표 2-62> 2005년 경남의 조선 산업 현황(경남발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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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의 “전자 산업의 직업 연구”에서는 산업용 전자 산업과 가정용 전자 

산업 업종별 생산액과 고용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63> 국내 전자 산업 생산액 추이(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한국보건산업연구원(2007)의 “산업양극화의 현상과 대응방안”에서는 제조업을 경공업, 중화학

공업, 다시 생활 관련형, 기초 소재형 및 가공 조립형 산업, 마지막으로 내수 제조업과 수출 제조

업으로 구분하여 각 산업의 비중, 노동생산성, 유형자산, 노동장비율, 1인당 급여액을 제시했다.

<표 2-64>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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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의 “산업부문별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시스템”에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업종별(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

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로 사업체 현황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표 2-64 위 표).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우리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광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

으로”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구성비의 연도별 

추이(1991~2005)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2-17).

[그림 2-17]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 중분류별 출하액 구성비(한국개발원, 2007)

  한국노동연구원(2006)의 “중소제조업의 고용관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 비중을 중

분류 수준에서 생산과 고용 부문으로 나누어 연도별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경공

업과 중화학공업을 분류하고, 컴퓨터 사무기기,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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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합쳐 IT 산업으로 분류하여 연도별 생산 비중 추이를 제시하고 있으며(표 2-65 아래 표), 

이 분류 기준으로 미국, 일본, 대만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과 비교를 하고 있다. 비

교에 사용된 각국의 자료들은 미국은 US Census Bureau의 Quarterly Financial Report 자료를, 

일본은 日本 財務省 ‘財政金融統計月報“ 자료를, 그리고 대만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홈페이

지 자료를 이용했다.

<표 2-65> 중소 제조업의 업종별 생산 비중(한국노동연구원, 2006)

<표 2-66> 주요국 중소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 비중 변화(한국노동연구원, 2006)

  같은 보고서에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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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표 2-67> 2003년 중소 제조업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한국노동연구원, 2006)

(12) 기타 조사 항목들의 인용

  인천발전연구원(2007)의 “인천지역 산업구조 특성과 산업연관분석“에서는 단위면적당 부가가치

를 의미하는 공간 생산성이라는 지수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지수의 산출에 광업제조업통

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가 사용된다(표 2-68).

<표 2-68> 인천광역시 제조업 공간 생산성

  국토연구원(2006)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공장 용지 및 

산업 용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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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9> 우리나라 지역별 공장 용지 현황 추이(국토연구원, 2006)

<표 2-70> 전국 및 수도권 지역 산업 용지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국토연구원, 2006)

<표 2-71> 제조업 생산에 있어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의 비중(국토연구원, 2006)

<표 2-72> 산업 단지 유형별 입주 기업 생산 현황(국토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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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총조사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산업총조사는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경영 실태 등

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산업생산지수 개선, GDP 디플레이터 비중 산출, 광공업을 대

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통계로 5

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대상

  산업총조사는 조사 기준일(12월 21일) 현재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휴업 중이라도 해당 조사년도에 최소한 월 1주일 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① 2003년 12월 31일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신설 공사 중인 사업체

     ②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③ 공공 직업보도소, 교도소의 작업장

     ④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조사 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

업체(경제 단위: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이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시도(지역 편은 시군구)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내용은 산업세세분류별, 종사자 규

모별, 출하액 규모별 등이다.

(4) 주요 조사 항목

  조사표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와 4인 이하 사업체, 본사용, 정보 통신용, 전기업, 가스업, 증

기 및 온수 공급업, 수도 사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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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금, 출자금, 부지 및 건물 연면적,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③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 내국소비세, 

연간 기술 연구 개발비 및 기술 도비, 유 ‧ 무형고정자산,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주요 

생산공정, 연간 임가공(수탁 제조)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재고액, 연간 수원별 용수량, 연간 에너

지 사용량, 환경오염 방지 시설, 자산, 연말 잔액

2) 인용 현황

<표 2-73> 산업총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비용사항 자산사항 기타사항

종사

자수 

및 

연간 

급여

액

연간 

출하

액(매

출액) 

및 

수입

액

연간 

제품 

출하

액 및 

재고

액 

내역

연간 

제조

원가 

및 

판매

비와 

관리

비

영업

손익 

내국

소비

세

연간 

기술

연구 

개발

비 및 

기술

도입

비

자

본

금 

또

는 

출

자

금

유

무

형

고

정

자

산

재

고

액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자산 

연말 

잔액

사업

체명 

및 

소재

지

본

사

소

속 

타

공

장 

유

무

본

사

명 

및 

소

재

지

경

영

조

직

부

지 

및 

건

물 

연

면

적

주

요 

생

산

공

정

연

간 

수

원

별 

용

수

량

연

간 

에

너

지 

사

용

량

연간 

임가

공 

(수탁 

제조) 

수입

액의 

품목

별 

내역

13 13 1 6 1 1 2 1 2 1 0 0 1 0 1 0 0 0 2

  산업총조사의 경우 광업제조업통계에 비해서 조사 범위가 넓고, 조사 항목이 많으며, 4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을 들인 조사임에도 실제 인용 및 활

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등은 고용 사항과 매출 및 수입 사항을 각

각 13개씩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용 사항이 8개의 보고서에서, 

자산 사항은 4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산업 규모 추정치(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전북발전연구원(2007)의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섬유산업 육성방안”에서

는 2001년에서 2006년까지의 전북과 전국의 제조업종별(중분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

의 변화 추이를 비교 제시하기 위해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이처럼 

특정 지역, 특정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 등이 일반적인 산

업 규모 추정치로 활용된다. 산업총조사 자료는 4인 미만 사업체들의 자료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

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로부터, 제조업 업종별 특화 계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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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했는데, 종사자 기준 특화 계수, 출하액 특화 계수, 부가가치 특화 계수를 산출하여 전북 지

역에 특화된 산업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특화 계수란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 구성비를 전국의 특

정 산업 구성비로 나누어 준 값으로 어떤 산업의 전국 구성비에 비해 특정 지역의 그 산업 구성

비가 높거나 낮은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또한 전라북도 제조업의 성장이 얼마만큼 고용 창출을 하였는지를 출하액 성장의 고용 탄력성 

값(고용 규모 변화분/출하액 변화분)을 근거로 분석했고, 광업제조업통계와 산업총조사 통계를 사

용했다.

<표 2-74> 제조업 업종별 고용 탄력성의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준공업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그리고 산업총조사 등을 이용해 준공업지역의 산업특성을 분석했다. 서울 제

조업 전체의 지난 10년 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통계상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증감율을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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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산업구조 통계별 서울 제조업의 변화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서울의 업종별 특화도를 산출하기 위해 5인 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1인 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산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표 2-76> 서울 1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5인 이상과 1인 이상 공장으로 구분하고 산출하여 전국

과 서울을 비교했다. 노동생산성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준 

값으로 구했으며, 부가가치액은 2000년 기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조업 GDP 디플레이터로 환

산한 값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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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7> 1인 이상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2005)의 “오산지역 연구”에서는 오산시 지역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시군별 총생산 및 부가가치, 종사자당 생산수준, 

총생산액 증가율, 시군별 광업과 제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를 보여주기 위해 산업총조사보고서

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78)

<표 2-78> 경기도 시군별 총생산 및 부가가치 규모(경기개발원, 2005)

                     자료:산업총조사보고서(200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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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9> 경기도 시군별 총생산 및 총생산액 증가율(경기개발원, 2005)

                      자료:산업총조사보고서(1998, 2003년 기준)

  오산시의 제조업종의 경영 실태(사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종사자수, 업체당 생산액, 종사자당 

생산액, 부가가치율), 제조업종(1인 이상)의 증감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표 2-80> 오산시 제조업종의 경영 실태(경기개발원, 2005)

                      자료:산업총조사보고서(1998, 200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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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1> 오산시 제조 업종(1인 이상)의 증감 추이

                   자료:산업총조사보고서( 2003년 기준)

  기타 오산시 동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을 분석하는 데도 산업총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국토연구원(2006)의 “산업입지 수요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전국 및 수도

권 지역 산업 용지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광업제조업통계보고서 및 산업총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표 2-82> 전국 및 수도권 지역 산업 용지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공장 용지 현황 추이에도 광업제조업통계보고서 및 산업총조사 보고서

를 인용했으며, 제조업 생산에 있어 개별 입지와 계획 입지의 비중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급여

액, 출하액,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여주기 위해 산업총조사자료를 인용했다. 또한 산

업단지 유형별(국가 산업 단지, 지방 산업 단지, 농공 산업 단지, 기타) 입주 기업 생산 현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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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 생산비, 부가가치)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원(2006)의 “여주지역 연구”에서는 여주 지역 제조업 업종별 취업 구조 변화를 보여주

기 위해 산업총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표 2-83> 여주군 제조업 취업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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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업총조사 

1) 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

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 · 연구소 

등의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 부문의 각종 통계조사 표본 틀(Sample 

Frame)과 수준점(Bench-marking)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 5년마다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규정된 산업 대분류 중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개의 사업체로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아래 재화의 판

매,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경제단위(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

어지며, 다음 사업체는 제외한다.

       ‧ G 도매 및 소매업 중 고정 설비가 없는 행상, 이동 차량 판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H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5223 이동 음식점업

       ‧ O 교육 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

(3) 주요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총 28개 항목이며 산업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사업체 조사 항목 중 공통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체 소재지,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체 창설년월, 사업의 종류(사업

내용), 종사자수, 영업 기간, 정보 기술 기반 및 활용, 사업장 건물 면적, 사업 실적(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등이며, 특성 항목은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상품 매입처별 구성

비, 객실(석)수, 상품 판매처별 구성비, 체인점 가입 여부, 매장 면적) 서비스업(교육 시설, 연구 

기술직 종사자 현황, 경기 오락 시설, 병의원 입원 시설, 사회복지 수용 시설)등이다. 기업체 조사

항목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 도입비, 결산 마감월, 

본사 관할 사업체 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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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표 2-84> 서비스업총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종사자

수

연구, 

기술직 

종사자 

현황

사업 실적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기술 

연구 

개발비 

기술 

도입비

자본금 

또는 

출자금

조직 

형태

사업

체 

구분

사업

의 

종류 

(사업 

내용)

영업 

기간

정보 

기술 

기반 

및 

활용

매장 

면적

결산 

마감

월

본사 

관할 

사업

체 

현황

14 8 16 1 4 3 1 6 1 1 2 1 1

  서비스업총조사는 산업총조사와 마찬가지로 5년 단위 조사여서 조사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하는 이유로 연간 시계열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에서는 인용 빈

도가 그리 높지 않은 조사이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종사자수를 포함하는 고용 사항이 14건의 보

고서에서 인용되었고, 매출 및 수입 사항이 16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 항목인 사업의 종류(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용이 6건으

로 나왔다.

  서비스업총조사는 다른 통계들과 조사 시기가 달라 자료 인용에 있어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공표되는 보고서상에 조사 단위 중에서 지사와 본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부가가치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

한 점은 산업총조사나 광업제조업통계에서도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서비스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소비자와의 접점을 많이 가지려는 특성으로 인해 지사 및 대리점 등이 많아 발생하는 문

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업이라는 산업은 광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과는 달리 산업의 유동

성이 강하고, 이합집산이 강한 성격을 지닌 산업이라는 점, 통계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통계조사

가 활용하는 산업의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산업과 경제의 융합 현상이 좋은 예이다. 하나의 산업이 둘 이상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사업 규모 추정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에서 상품, 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고 벌어들인 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원가는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로서 일정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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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된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배분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소기업연구원(2006)의 “2016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에서는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소

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업종별(중분류) 종사자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표 2-85>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비중(중소기업연구원, 2006)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광공업 및 서비스 산업을 대

상으로”에서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조사 배경과 목적, 조사 범위, 조사 대상, 조사 단

위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히 비교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주요

지표(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들을 업종별(중분류)로 2001년과 2005년을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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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6> 서비스업 주요 지표(한국개발연구원, 2007)

  지식경제부(2007)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동반성장 전략 연구”에서는 제조업 관련 서비

스업의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를 1996년부터 2001년, 2001년부터 2005년, 즉 서비

스업총조사가 이루어지는 5년간의 연차를 두고 제조업과 전체 서비스업(지식 서비스업, 유통 물

류, 사업 서비스업)과 기타 서비스업(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

를 살펴보았다(표 2-87). 이는 각 업종이 5년 단위 기간마다 서비스업종 내 매출액 비중이 변화

하는 추세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지식 서비스업 매출액이 전체 서비스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

년에 35.3%였고, 사업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전체 서비스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지식 서비스업의 약 1/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보고서는 사업 서비

스업은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지식 서비스와 

서비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다음 단계로 사업 서비스업 세분류, 세세분류별 매출액 및 비중, 그리고 연

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를 분석 제공하고 있다(표 2-88).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은 

1990년대 후반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대 전반에는 그 증가율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연구 및 개발업은 2000년대 전반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의 관심 업종인 사업 지

원 서비스업은 1990년대 후반보다 오히려 2000대 초반에 오히려 그 증가율이 저조해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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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7>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지식경제부, 2007)

(단위 : 십억원, %)

자료: 서비스업총조사, 2007.

연평균 증가율(%)

1996-2001 2001-2005 1996-2005

제조업 - 9.8 8.8 

전체 서비스업 - 6.7 13.4 

지식 서비스업 15.3 6.5 11.3 

유통 물류 14.9 5.3 10.6 

사업 서비스업 17.4 12.9 15.4 

기타 서비스업 - 6.8 -

통신업 - 8.9 -

금융보험업 - 6.6 -

<표 2-88> 사업 서비스업 매출액 및 연평균 증가율 변화 추이

자료:서비스업총조사, 2007

연평균 증가율(%)

1996~2001 2001~2005 1996~2005

사업 서비스업 17.4 12.9 15.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총합 39.1 9.4 25.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37.3 -1.9 18.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35 20.2 28.2

자료 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49.1 -1.8 23.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68.4 16.5 43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124.3 -27.9 35.4

연구 및 개발업

총합 7.5 20.8 13.2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8.4 19.8 13.3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3.1 35.6 1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총합 7.3 10.8 8.9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13.7 6.6 10.5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7.9 19.7 18.7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5 12.4 5.0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 13 13.7

광고업 10.2 4.8 7.8

전문 디자인업 17.6 14.9 16.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 9.4 7.1

사업 지원 

서비스업

총합 26 17.8 22.3

사업 시설 유지 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34 20.8 28.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22.2 15.8 19.3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사업 

서비스업의 고용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서비스업총조사와 미국의 경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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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9> 한국과 미국 사업 서비스의 고용구조 비교(한국개발연구원, 2007)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 업종별 연평균 고용 증가율(2001~2005년)을 보여주기 위해 통계청의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 운수업통계, 건설업통계, 사업체기초통계 자료 등을 활용했다.

[그림 2-18] 한국의 산업별 연평균 고용 증가율(한국개발원, 2007)

  그리고 사업 서비스의 업종별 고용 증가율도 함께 제시하고(표 2-90), 한국과 미국의 사업 서

비스 업종별 평균 사업체 규모를 비교했다(표 2-91).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112

<표 2-90> 사업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증가율(한국개발원, 2007)

<표 2-91> 한국과 미국의 사업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 사업체 규모(한국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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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2> 사업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매출 및 고용의 구성비와 증가율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 및 증가율,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의 업종

별 일인당 부가가치 및 증가율을 산출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

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가가치는 서비스업총조사의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그리고 

사업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매출 및 고용의 구성비와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 서비스업 

중 법률 서비스업, 회계 서비스업 각 업종별(세분류)의 종사자수, 매출액 및 일인당 부가가치를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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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3> 법률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매출액 및 일인당 부가가치(한국개발연구원, 20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의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안”에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우

리나라 외식산업의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표 2-94>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규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표 2-95>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규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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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해,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음식점 실태를 사업체 수와 종사

자 수로 파악했다. 표준산업분류는 음식점들을 주점업과 다과점업, 기타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으

로 나누고, 기타 음식점은 피자 ․ 햄버거 ․ 치킨, 분식 및 김밥 전문 이동 음식업점과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일반 음식점업은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9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음식점 실태

  산업연구원(2006)의 “유통시장 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에서는 서비

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소매업의 규모 파악을 위한 종사자수, 사업체수, 매출액, 매장 면적의 

5년마다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2-97> 소매업의 각종 지표 연도별 추이(산업연구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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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8> 소매업의 각종 매출액 연도별 추이(산업연구원, 2006)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

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자 

수 추이를 분석했다.

<표 2-99>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자 수 추이

  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창업환경 조성방안”에서 연구 개발업의 일반 현

황을 소개하기 위해 서비스업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해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의 분야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개인 사업체와 회사 법인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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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0> 연구 개발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중소기업연구원, 2007)

(2) 사업체 규모

  산업연구원(2006)의 “유통시장 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에서는 서비

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사업체수, 매출액, 매장 면적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분석했다.

<표 2-101> 소매업의 규모별 매출액 비중(산업연구원, 2006)

  중소기업청(2007)의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에서는 2001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인용

해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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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2>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종사자 비중(중소기업청, 2007)

(단위: 1000명, %)

산업 코드
전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소기업

(A) 

중기업

(B)

소계

(A+B)소상공인

G. 도매 및 소매업
2,291

(30.8) 

1,310

(37.2) 

1,586 

(35.4) 

327

(25.3) 

1,913

(33.2)

378

(22.5) 

H. 숙박 및 음식점업
1,461

(19.6)

977

(27.7) 

1,222 

(27.3) 

135

(10.5) 

1,356

(23.5) 

104

(6.2) 

I. 운수업
938

(12.6) 

306

(8.7) 

417 

(9.3) 

302

(23.4) 

719

(12.5) 

219

(13.0) 

J. 통신업
104

(1.4) 

4

(0.1) 

8 

(0.2) 

14

(1.1) 

23

(0.4) 

81

(4.8) 

K. 금융 및 보험업
448

(6.0) 

8

(0.2) 

12 

(0.3) 

10

(0.8) 

22

(0.4) 

427

(25.4) 

L. 부동산 및 임대업
228

(3.1) 

104

(3.0) 

121 

(2.7) 

27

(2.1) 

148

(2.6) 

80

4.8 

M. 사업 서비스업
635

(8.5) 

81

(2.3) 

 169 

(3.8) 

227

(17.6) 

396

(6.9) 

239

(14.2) 

O. 교육 서비스업
344

(4.6) 

124

(3.5) 

 198 

(4.4) 

74

(5.7) 

272

(4.7) 

72

(4.3)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8

(3.3) 

105

(3.0) 

 171 

(3.8) 

71

(5.5) 

241

(4.2) 

7

(0.4)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252

(3.4) 

168

(4.8) 

 185 

(4.1) 

31

(2.4) 

216

(3.7) 

36

(2.1)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498

(6.7) 

338

(9.6) 

 388 

(8.7) 

72

(5.6) 

460

(8.0) 

38

(2.3) 

전체
7,446

(100.0)

3,525

(100.0) 

4,476 

(100.0) 

1,291

(100.0) 

5,767

(100.0) 

1,679

(100.0) 

자료: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 2001

주: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3) 생산성 지표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중소서비스기업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에서는 2001년 서비스업총조

사 자료를 이용해 2001년 한국 중소 서비스 기업의 기업형태별 생산성 지표들을 산출해 분석했

고(표 2-103), 이어 한국 서비스업의 산업 분류별 규모별 종사자 비중을 산출했다. 그리고 그 

<표 2-104>에서는 중소기업청(2007)의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에서도 동일한 2001년 서

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인용해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생산성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값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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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3> 2001년 한국 중소 서비스 기업의 기업형태별 생산성 지표들(중소기업연구원, 2005)

<표 2-104> 2001년 한국 중소 서비스 기업의 기업형태별 생산성 지표들(중소기업청, 2007)

항목

전 체

(A+B+C+

D+E)

중소기업
대기업

(C)

소 계

(A+B+C)

비회사 

법인

(D)

비법인 

단체

(E)
소기업

(A) 

중기업

(B)

소계

(A+B)소상공인

기업 수

(1,000개)

2,342

(100.0)

 2,027

(86.5)

2,169

(92.6)

52

 (2.2)

 2,221

(94.8)

4

(0.2)

2,224

(95.0)

51

(2.2)

67

(2.9)

종사자수

(1,000명)

8,948

(100.0)

 3,525

(39.4)

4,476

(50.0)

1,290

(14.4)

5,766

(64.4)

1,680

(18.8)

7,446

 (83.2)

1,241

(13.9)

261

(2.9)

기업당 종사자수(명) 4 2 2 25 3 459 3 25 4

부가가치

(십억 원)

234,301

(100.0)

45,109

(19.3)

64,762

(27.6)

35,123

(15.0)

99,885

(42.6)

86,084

(36.7)

185,969

(79.4)

44,398

(18.9)

3,934

(1.7)

기업당 부가가치

(백만 원)
100 22 30 673 45 23,552 84 877 59

노동생산성(백만 원) 26 13 15 27 17 51 25 36 15

자료: 정연승(2005), p. 47;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2001)의 원자료를 가공

주1: 괄호 안의 수자는 산업 전체에 대한 규모별 비중임 ( % )

주2: 이 표에 포함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임

주3: 중소기업=소기업+중기업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연구원(2005)의 “중소서비스기업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에서는 또한 한국 서비스 기

업의 기업 규모별 이윤율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 분석했다. 이윤율을 계산하기 위해 영업 

잉여와 명목 부가가치를 구하고 이를 다시 곱한 값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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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5> 한국 서비스 기업의 기업 규모별 이윤율(중소기업연구원, 2005)

  산업연구원(2006)의 “유통시장 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에서는 서비

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 매장 면적당 매출액을 산출해 생산성

을 비교했다.

<표 2-106> 규모별 매장 면적당 매출액(산업연구원, 2006)

  지식경제부(2007)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동반성장 전략 연구”에서는 서비스총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관심 산업인 지식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1인당 매출액을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121

<표 2-107> 지식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1인당 매출액(지식경제부, 2007)

(단위: 백만 원, %)

자료: 서비스업총조사, 2007

1996년 2001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1996~2005)

사업 서비스업 47.9 73.2 77.8 5.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총합 80.7 142.1 153.3 7.4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113.7 307.4 332.8 12.7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69.2 91.5 124.2 6.7

자료 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37.6 134.8 120.5 13.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49.3 94.7 142.0 12.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36.5 322.4 173.2 18.9

연구 및 

개발업

총합 73.5 99.4 132.1 6.7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7.5 106.0 136.7 6.5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49.0 48.4 98.0 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총합 51.0 64.4 75.6 4.5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31.7 47.5 49.2 5.0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91.3 90.1 130.3 4.0

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1.6 64.0 78.3 2.7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2 67.6 72.3 5.6

광고업 81.4 130.1 129.4 5.3

전문 디자인업 45.9 61.3 78.4 6.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1 33.2 49.6 7.9

사업 지원 

서비스업

총합 23.3 42.2 42.6 6.9

사업 시설 유지 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20.9 32.2 32.3 5.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24.4 52.2 55.5 9.6

[그림 2-19]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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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서비스업종별 주요 고용 및 생산성 지표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부가가치는 인건비, 임차료, 세금 및 공과금,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의 합으로 산출되었으며,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을 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증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수립하고, 여기에 투입할 기초 

통계량을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해 산출했다. 투입 기초 통계량들은 업종별 노동생산성, 1인당 인

건비, 노동 집약도, 비정규직 비율, 사업체 규모, 매출액 집중도, PC 보유 비중, 인터넷 사용 비

중, 전자 상거래 활용 비중 등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제”는 서비스산업의 산업 및 경제 

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

수준과 비중 추이를 분석했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서는 GDP 성장률 추이와 부가가

치 증가율, GDP 대비 설비투자 및 무형고정자산 투자 비중 추이,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 추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 비중 추이(명목, 실질 가격 기준),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

치 비중 추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교를 위해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보고

서와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중소기업연구원(2006)의 “2016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에서는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소

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생산성 요소들(기업당 종사자수, 부가가치, 기업당 부가가치, 노

동생산성)을 분석하여 제시했다.

<표 2-108> 서비스업의 기업 규모별 생산성(중소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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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소매업통계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도소매업통계조사는 전국의「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 및 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 ‧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 통계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에 속하는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업종의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71,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단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 체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 단위로 동일 장소에서 경영 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전국 및 시 ‧ 도 단위로 제시하고 내용은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등으로 공표한다.

(4) 주요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공통 항목과 특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다. 공통 항목은 사업체명 및 소

재지, 사업 내용, 조직 형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 수, 종

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전자 상거래 활용 현황, 사업 실적(매출액, 영업 비

용 등) 등이다. 특성 항목은 매장 연면적, 상품 매입처 및 판매처별 구성비, 판매 관리 기기 보유 

대수, 관광 숙박업 등록 여부, 편의 시설 연면적(호텔업), 객실 이용 건수, 객석 이용 인원수, 객

실(석) 수, 객실 수입료, 음식료 수입액, 기타 영업 수입액(호텔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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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표 2-109> 도소매업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 사항

비

용 

사

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종사

자수 

및 

연간 

급여

액

사

업 

실

적

객

실 

수

입

료

음

식

료 

수

입

액

기타 

영업 

수입

액 

(호텔

업)

판매 

관리 

기기 

보유 

대수

사업

체명 

및 

소재

지

사

업 

내

용

조

직 

형

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

시간

사업

체 

정기 

휴무

일 

수

사업

체 

건물 

연면

적

전자 

상거

래 

활용 

현황

매

장 

연

면

적

상품 

매입처 

및 

판매처

별 

구성비

관광 

숙박

업 

등록 

여부

편의 

시설 

연면

적 

(호텔

업)

객

실 

이

용 

건

수

객석 

이용 

인원

수

객

실(

석)

수

14 19 0 0 0 0 1 0 6 6 0 0 0 2 0 1 2 0 0 0 0 0

  도소매업통계조사는 고용 사항 항목이 14개의 보고서에 인용되었으며, 매출 및 수입 사항 항목

이 1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 내용과 조직 형태가 각각 6개의 보

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 산업 규모 추정치(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중소기업연구원(2006)의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서는 유통업 업태별 

매출액, 점포 수, 종사자수의 추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산업자원부 내부 자료이나 

원자료는 도소매업통계조사 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표 2-110> 유통업의 업태별 매출액 추이(중소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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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2006)의 “유통시장 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에서는 무점

포 판매업의 성장 추이를 매출액, 종사자수, 사업체수로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표 2-111> 무점포 판매업의 성장 추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2005)의 “대형소매업의 확산에 따른 수산물 산지공급주체의 대응방안”

에서는 도소매업통계 자료를 이용해 대형 마트 소유 기업의 상위 기업 집중율(매출액 기준)을 구

해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0] 대형 마트 소유 기업의 상위 기업 집중율 추이(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2005)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도소매업통계를 인

용하여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사업체수와 매출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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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의 경우는 영세 사업체수가 많은 만큼 종사자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1] 2004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한국개발연구원, 2005)

[그림 2-22] 2004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한국개발연구원, 2005)

  또한 2004년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자료를 인용해 도소매업 매출액 추이를 보

여주며,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는 자동차 및 차량 연료업종이나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종에 비

해 소매업종은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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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2004년까지의 도소매업 매출액 추이(한국개발연구원, 2005)

  도소매업의 소산업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전 업종에 거쳐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재 도매업의 매출액 신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112> 2004년까지의 도매업 소분류 산업별 매출액 추이(한국개발연구원, 2005)

  한편 소매업의 매출액은 소분류 산업별로 보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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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2004년까지의 소매업 소분류 산업별 매출액 추이(한국개발연구원, 2005)

  한국은행(2007)의 “도소매업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 도소매업

의 영업 지표로서의 매출액의 추이와 비중 변화 등을 설명하기 위해 통계청의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도소매업 매출액이 1996~2005년 중에 연평균 8.1%씩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114> 도소매업 매출액 추이(한국은행, 2007)

  동 기간 내에 도매업의 매출액 비중은 13.3%p 상승한 반면 소매업은 8.1%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4] 도소매업 매출액 비중 변화(한국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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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경제연구소(2007)의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전략”에서는 농촌 지역의 도소매업 현황

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소매업의 도시집중화를 거론하며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그리

고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도소매업통계조사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표 2-115>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 추이(농촌경제연구소, 2007)

<표 2-116> 도소매업의 매출액 및 업체당 매출액 추이(농촌경제연구소, 2007)

(2) 사업체 규모별 영업 지표

  산업연구원(2006)의 “유통시장 개방 10년, 유통산업 구조변화와 업태별 핵심 이슈”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규모별 소매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당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

액, 매장 면적당 매출액을 연도별로 그 추이를 제시하고 분석했으며, 지역별 대형 소매점 판매액

의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했다.

<표 2-117> 소매업의 규모별 사업체당 매출액(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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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발전연구원(2007)의 “대전지역 국제통상 물류유통 전문인력 양성방안”에서는 도소매업통계

조사 자료를 인용해 주요 도시의 2004년 도소매업 매출액 및 연간 급여액을 산출해 비교 제시하

는 한편, 대전 지역 도소매업 매출액 및 연간 급여액의 변화 추이를 산출해 제시하고 있다.

<표 2-118> 주요 도시 도소매업 매출액 및 연간 급여액(대전발전연구원, 2007)

( 단위 : 백만원, % )

자료 : 『도･소매업 통계조사』, 통계청, 2004년 기준

구 분
매 출 액 연 간 급 여 액 사업체당 

매출액

종사자당 

연간급여액구성비 구성비

전 국 447,375,790 100.0 22,006,708 100.0 509 8.9

서 울 202,300,307 45.2 10,301,819 46.8 896 13.5

부 산 37,612,030 8.4 1,729,735 7.9 478 8.0

대 구 21,182,510 4.7 941,562 4.3 417 6.9

인 천 16,602,109 3.7 735,905 3.3 426 6.9

광 주 12,510,627 2.8 615,679 2.8 465 7.8

대 전 11,811,724 2.6 600,351 2.7 461 8.3

울 산 6,570,966 1.5 316,803 1.4 393 7.0

<표 2-119> 대전 지역 도소매업 매출액 및 연간 급여액 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자료 : 『도･소매업 통계조사』, 통계청, 각년도

구분
연간 매출액 연간 급여액 건물 연면적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0 8,531,346 11.0 341,873 -14.9 2,239,455 10.1

2001 9,162,557 7.4 462,642 35.3 2,617,474 16.9

2002 10,192,359 11.2 493,041 6.6 2,648,138 1.2

2003 10,844,505 6.4 545,268 10.6 2,849,171 7.6

2004 11,811,724 8.9 600,351 10.1 3,209,460 12.6

연평균 증감률 - 8.5 - 15.1 - 9.4

  한국은행(2007)의 “도소매업의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서는 도소매

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도소매업의 마진율((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 × 100)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표 2-120> 도소매업의 마진율 추이(한국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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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2005)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도소매업통계를 인

용하여 도소매업의 중분류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마진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5] 도소매업의 중분류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마진율(한국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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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업통계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전국의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 서비스업(M), 교육 서비스업(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R)에 대한 연간의 경영 

실태 및 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 ‧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대분류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 O (교육 서비

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49,000개 사업체이다. 시ㆍ도 및 

산업세세분류별 부차 모집단을 설정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두 표본으로 설정한

다.

ㆍ매출액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100배 이상인 사업체

ㆍ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체(일부 업종은 200억 원 이상)

ㆍ종사자 규모가 50인 이상인 사업체(일부 업종은 100인 이상)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며, 사업체란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 체제 아래 재

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장소에서 경영 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조사

한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전국 및 시 ‧ 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등으로 내용을 공표

한다.

(4) 주요 조사 항목

  공통 항목으로는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 내용, 조직 형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영업시

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 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사업체 건물 연면적, 영업 실적(매출액,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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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비용 등), 전자 상거래 활용 여부 등이며, 특성 항목은 교육 분야, 이용 인원수, 직능별 종사자 

수, 전산 장비 보유 대수, 무형자산 보유 건수 등이다.

2) 인용 현황

<표 2-121> 서비스업 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직능별 

종사자

수

영업 실적 

(매출액, 

영업 비용 

등)

무형자

산 

보유 

건수

전산 

장비 

보유 

대수

사업체

명 및 

소재지

사업 

내용

조직 

형태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영업

시간

사업

체 

정기 

휴무

일 수

사업

체 

건물 

연면

적

전자 

상거래 

활용 

여부

교육 

여부

이용

자 

인원

수

11 5 7 1 0 0 0 2 1 0 0 0 0 0 0 0

  서비스업통계조사 항목의 경우 여타 다른 집계에 비하여 조사 형태나 방법이 어려우며, 활용이 

많은 항목으로는 고용 사항 항목 16건과 매출 및 수입 사항 항목 7건을 들 수 있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차적으로는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해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부가가치는 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

거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조사가 5년마다 이

루어지는 문제로 인해 연간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사 항목이 많아 여러 

형태로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활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2007)의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경우, 제3장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노동생산성’이라는 제목으로 서두에서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한 개관을 하

고 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통계자료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한 자료이

다. 이때 인용되는 통계는 서비스업통계가 아닌,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다. 뒤이어 나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의 요인 분해에 사용된 통계자료도 통

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생산성 지표로서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 그리고 취

업자 증가율과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역시 서비스업통계조사가 아닌 서비스업총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매년 추이가 아닌 5년 단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친다는 점이다. 서비스업통

계조사는 사업 서비스업 전체와 광고업의 매출액과 종사자수의 성장 추이를 제시하기 위해 서비

스업총조사 자료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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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 사업 서비스업 전체와 광고업의 매출액 성장 추이(한국개발원, 2007)

<표 2-123> 사업 서비스업 전체와 광고업의 종사자수 성장 추이(한국개발원, 2007)

  한국개발연구원(2006)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서비스업의 업종

별 고용 및 1인당 부가가치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로 서비스업통계가 활용된다.

  이어서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일인당 소득 증가를 보여주기 위해 서비스업통계조사 자료가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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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서비스업의 업종별 고용 및 1인당 부가가치 증가(한국개발원, 2006)

<표 2-124> 서비스 업종별 고용 및 일인당 소득 증가(한국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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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수업통계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운수업 부문의 고용, 급여, 운수 장비, 운수 수입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산업구조 

및 분포와 경영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

로 실시되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Ⅰ(운수업)의 육상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 관련 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단위는 기업체 단위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소, 지사, 사업소 등은 본사에서 소속 기관 분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일 기

업체 내 복수의 운수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분리하여 조사하되, 분리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는 주 업종으로 합산하여 조사한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전국, 시‧도 단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산업별, 형태별, 규모별 결과를 공표한다.

(4) 주요 조사 항목

  기업체 개황, 조직 형태, 사업 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장비 보유 현황, 종사자수 및 연간 급

여, 연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임대 수입, 수송 실적, 유형고정자산, 주차장 종류 및 현황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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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표 2-125> 운수업 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사항 매출 및 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

연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임대 

수입

수송 

실적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장비 

보유 

현황

유형고

정자산

기업체 

개황
조직 형태 사업 형태

주차장 

종류 및 

현황

7 7 0 3 1 2 2 0 1 3 4 0

  운수업 통계조사의 경우 종사자수를 포함한 고용 사항이 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었으며, 

연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항목이 7개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었고, 사업 형태가 4개, 수송 

실적이 3개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2006)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통 관련 통계 자료로서 운수업통계조사를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항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2006)의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에서도 관련 통계로 소개 ‧ 인용하

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07)의 “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중소기업 기업 수와 종사자수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통계로서 소개하고 있다.

  한국개발원(2007)의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물류 서비스 산업에서 운수업

의 현황을 소개하기 위해 통계청의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업체 수, 종사자수, 급여

액, 운수 수입, 부가가치, 유형고정자산을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고정자산이 산업 규모 추

정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운송 수단(자동차, 배, 항공기 등)과 차고지 등이 중요한 자산 항목이

기 때문이다.

<표 2-126> 2005년 세부 산업별 운수업 현황(한국개발원, 2007)

  김용진 등(2006)은 “물류산업의 구조적 분석과 종합물류업 활성화 방안”에서 물류 산업을 소개

하는 표에 운송업을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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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7> 업종별 규모별 업체 수 추이(김용진 등, 2006)

  해양수산부(2007)의 “수산관련산업의 부가가치 및 종사자 수 추계”에서 운수업의 부가가치 산

출 방법을 소개하며 운수업통계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7)의 “한중일 물류

협력방안 연구”에서는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하여 국제 물류 주선업의 종업원 수(규모)와 

자본금(규모)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에 따른 업체수와 비중을 통해 국제 물류 주선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표 2-128> 국제 물류 주선업체의 종업원 수 분포 추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표 2-129> 국제 물류 주선업체의 자본금 규모 분포 추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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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0> 국제 물류 주선업체의 매출액 규모 분포 추세(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한국교통연구원(2007)의 “화물시장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

차 운송 시장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일반/개별/용달 화물별로 추정했으며, 국가 물류비 대비 비중

을 산출했고,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상의 화물자동차운송업의 통계 분류 기준을 소개하고 있다.

<표 2-131>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 시장 규모의 연도별 변화를 일반/개별/용달 화물별로 추정

  한한국개발원(2007)의 “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물류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

자 규모별로 2005년 운수업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운수업통계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표 2-132> 2005년 종사자 규모별 운수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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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업통계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건설업 부문의 종사자수 ‧ 급여액 ‧ 매출액 ‧ 부가가치 ‧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

여, 건설업 부문의 구조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범위 및 조사 대상

  산업상의 조사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F(건설업)이고, 건설 관련 업종을 등록한 업

체이며,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 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 공사)

  조사 단위는 기업체 단위이다. 한 기업체에서 건설업 이외의 타 산업 활동을 겸업하는 경우에

는 타 산업 부문을 제외한다.

(3) 조사 결과 공표 범위

  지역은 전국 및 시 ‧ 도 단위로 결과를 제시하며, 다음의 내용들을 공표한다.

자본금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규모 · 직종별 종사자 수 및 급여액, 종사

자 규모별 공사비용, 종사자 규모별 부가가치, 종사자 규모별 유형고정자산, 종사자 규모별 재고

자산, 공사 종류별 실적, 등록 업종별 실적, 공사 지역별 실적, 해외 건설에 관한 산업별 및 공사 

실적

(4) 주요 조사 항목

  일반 및 실적 사항은 기업체명 및 소재지, 조직 형태, 창설년월, 자본금, 겸업 타 산업, 등록 업

종별 공사 실적, 전자 상거래 활용여부, 공사명, 공종세분류, 공사 지역, 발주자명, 원도급자명, 도

급 종류, 발주자 분류, 계약 방법,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 금액, 기

성액, 발주자 공급 원자재 가격 등이며 결산 사항은 종사자 수, 연간 급여 및 임금, 유형고정자산, 

매출액 및 건설 비용, 재고 자산, 임대 수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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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현황

<표 2-133> 건설업 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

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비용사항 자산사항 기타사항

종사

자수

등록업종

별

공사실적

계약액 및

이월된

공사금액

기성액
매출액 및

건설비용

연간 급여

및 임금
자본금

유형

고정자산

조직

형태

도급

종류

발주자분

류

7 4 2 3 4 1 1 1 1 1 1

  건설업 통계의 경우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이며 등록일업종별공사실적, 매출액과 

기성액 등이 주로 인용되는 항목들로 나타났다.

  인천발전연구원(2006)의 “인천지역 건설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서는 전국의 건설 기성 및 

건설 수주 증감률의 추이를 건설업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통계

청 자료의 건설 기성액은 1~9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3%에 그쳤으며, 공공 기성은 예산 부족

으로 같은 기간 1.1% 줄었으나 민간 기성(7.0%)과 민간투자 기성(1.2%)은 크게 증가했다. 또 완

성 공사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토목 공종의 기성액이 5.7% 증가했으며, 건축 기성도 3.7% 증가

한 것으로 분석했다.

<표 2-134> 전국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증감률 추이(인천발전연구원, 2006)

그리고 건설기성 증가율 자료를 통해 최근 건설기성 증가율의 둔화는 토목부문의 감소에서 비롯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건축부문도 상업용 등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 및 허가면적이 계속 감소하

고 있어, 전체적인 추세가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그림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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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전국 건설기성 추세(상)와 건설기성 증감률(하)(인천발전연구원, 2006)

  이어서 인천지역 건설수주액 추이와 공사종류별(건축공사, 토목공사, 상업설비공사, 조경공사) 

수주액(2004년 기준), 등록업종별 건설 수주액(2004년 기준)을 서울, 전국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2-135> 인천지역 건설수주액(인천발전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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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6> 인천지역 공사종류별 건설수주액(인천발전연구원, 2006)

<표 2-137> 인천지역 등록업종별 건설수주액(인천발전연구원, 2006)

  이외에도, 인천지역 발주기관별, 공사종류별 발주액 추이, 발주기관별 원도급, 하도급 공사액, 

원 ․ 하도급별 공사실적액, 인천지역 규모별 기성실적(2004~2005, 기성액 기준)을 건설업통계조

사 자료를 이용해 제시해주고 있다.

<표 2-138> 인천지역 발주기관별 수주액(인천발전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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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9> 발주기관별 인천지역 관내․관외 원도급 실적(인천발전연구원, 2006)

<표 2-140> 인천지역 규모별 기성 실적(인천발전연구원, 2006)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6)의 “우수 중소 건설업체 성공사례 분석”에서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를 인용하여 중소건설업체의 기업체 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공사비용, 부가가치, 장비보유 

등의 비중과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과 매출의 상승 추이, 총공사비에 대한 자본장비 관련비용 비

중을 그래프로 소개하고 있다.

[그림 2-28]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과 매출의 상승 추이(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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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5)의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전망(III)-토목투자 전망”에서는 건설업에

서의 투자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치 증가분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포착한 

것이지만, 건설업의 생산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건설기성액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보

고서는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자료를 이용해서는 토목건설투자 추이, 전체건설투자 대비 토목건

설 비중 추이 등을 파악하고,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해서는 부문별 토목투자 구

성비중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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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법인통계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농어업법인의 생산구조와 운영형태 및 경영수지 등에 관한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농수산 정책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기존 농수산통계와 결합하여 농어업부문을 종

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체로 농업법인은 작물재배업(콩나물재배업 

제외), 축산업(애완 및 실험용 동물 사육업, 부화업 제외),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업용 기

계장비 운영업 등이며, 어업법인은 어로어업, 양식어업(어업관련서비스업제외) 등이다. 다만, 농업

법인 중 농업 ‧ 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법인 중 수산업법에 

근거한 ‘영어조합법인’은 영위하는 산업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어

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범위로 하며, 농어업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격이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조사결과 공표범위

  지역은 시 ‧ 도별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 조직형태별, 종사자 규모별, 판매액별, 사업유형별 

등의 내용을 공표한다.

(4) 주요조사항목

  공통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종사자수, 응답자, 경

영개시년도, 출자 및 정부지원 현황, 판매(수입)액, 경영실태 등이며 특성항목은 농업법인조사항목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경영경지면적, 농작물 재배면적,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어업법

인조사항목(양식장시설, 보유어선현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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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현황

<표 2-141>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항목 집계

고용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자산사항 기타사항

종사자수 판매(수입)액
출자 및 

정부지원현황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보유현황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경영

실태

1 1 1 1 1 2 1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의 경우 활용 빈도는 매우 낮으며 조사 보고서 중 총 9건 만이 인

용하였으며 인용된 항목으로는 고용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자산사항이다. 2001년부터 지정통계 

승인을 받아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농업/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경영실적자료 입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6)의 “농어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농어업법인

통계조사 자료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농업법인사업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법인사업체의 운영 형태별 추이와 업종별 추이, 출자금 규모별 분포, 출자자 수와 출자자 규모별 

분포, 농업법인의 종사자수와 종사자 규모별 분포, 농업법인의 경지 보유 및 재배 면적 현황, 법

인당 자산, 부채, 자본 현황 및 법인당 경영 성과, 자산, 부채, 자본 규모별 법인수, 매출액 및 영

어이익 규모별 법인수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줄은 자료의 제목이고, 둘째 줄은 행의 

구성이며, 셋째 줄은 열의 구성이다. ‘|’은 '논리적 OR' 이고 ‘X'는 '논리적 AND'이다.

농업법인사업체의 운영 형태별 추이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일반회사|기타) x (2000 to 1005 by 1yr)]

  x [운영중인사업체 | 출자자공동운영 | 대표자단독운영 | 출자자개별운영]

농업법인사업체의 업종별 추이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농업생산 | 가공판매 | 유통판매 | 농업서비스 | 기타]

농업법인의 출자금 규모별 분포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5천만원미만 | -1억원 | -5억원 | 5억원- | 법인당출자금 ]

농업법인의 출자자 수와 출자자 규모별 분포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출자법인수 | {합계 | (출자자수) x (농업인 | 비농업인 | 생산자단체 | 법인당)}

   | {(출자자규모별분포) x (-4인 | -9인 | -49인 |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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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종사자수와 종사자 규모별 분포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사업체수 | {종사자합계 | (상근종사자) x (소계 | 출자자 | 피고용)} | (임시종사자|사업

체당) | {(종사자규모별분포) x (-4인 | -9인 | -49인 | 50인-)}]

 

농업법인의 경지 보유 및 재배 면적 현황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경지보유 | 작물재배합계) x (업체수 | 면적 | 업체당)} | {(노지재배|시설재배) x (업체

수|면적)]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 현황 및 법인당 경영 성과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결손법인수)x(소계|결손법인)} | 자산 | 부채 | 부채/자본 비율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x (결손법인 | 결손법인외)}]

자산, 부채, 자본 규모별 법인 수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 결산법인수 | (자산|부채|자본) x (1억미만|-5억|-10억|10억-)]

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합계|영농조합|농업회사) x (2000 to 1005 by 1yr)]

  x [결산법인수 | {매출액 x (1억미만|-5억|-10억|10억-)} | {영업이익 x (적자|1억미만

|-5억|5억-)}]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의 “농업법인의 마케팅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형태

에 따른 법인의 분포를 기술하며 농어업법인통계조사를 단순인용하고 있으며, 동 연구원(2007)의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 변화와 전망”에서는 주로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와 ‘농업총조사’의 자

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어업법인통계자료를 인용해, 농가 이외의 경영체 현황, 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회사법인, 기타 경영체 등의 운영 현황(출자자 공동 운영, 대표자 단독 운영, 

출자자 개별운영)을 제시하고, 농업법인의 사업형태(농업생산, 가공판매, 유통판매, 농업서비스, 

기타 사업수입)분포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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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2> 농가 이외의 경영체 현황(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그림 2-29] 농업법인의 사업 형태 분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150

제2절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활용유형 분석

1. 통계조사별 인용 및 활용 유형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들을 인용한 보고서 및 논문들은 경우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인용

을 하거나,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인용하거나, 연구자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통계청 자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9개의 보고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 통계조

사들을 인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표 2-143> 통계조사별 인용유형 현황

 구분
전체

인용수

사업체

기초

통계조

사

광업제

조업통

계조사

산업총

조사

도소매

업

통계조

사

서비스

업

통계조

사

서비스

업

총조사

건설업

통계조

사

운수업

통계조

사

농어업

법인 

사업체

통계조

사

전체 1,709 730 663 60 71 40 85 30 20 10 

문장인

용

선행연구 재인용 13 4 9 - - - - - - -

단순참고 인용 115 48 42 2 8 6 3 2 4 -

수치 인용 93 52 22 4 2 - 3 5 4 1

다른 통계와 비교인용 11 6 1 - 1 - 1 1 1 -

표, 

그래프 

인용

가공없이 인용 341 191 82 17 10 8 22 6 4 1

가공없이 시계열 인용 543 251 167 23 23 23 31 12 5 8

가공하여 인용 170 85 66 - 4 2 12 - 1 -

가공하여 시계열 인용 405 81 271 14 23 1 11 4 - -

지수산

출

인용

다른 통계와 함께 

지수산출
8 5 1 - - - 1 - 1 -

단독사용 지수 산출 10 7 2 - - - 1 - - -

  여기에서의 빈도는 구체적인 인용에 대한 것이다. 329개의 보고서가 10종의 통계를 총 인용한 

건수는 1,709건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663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총조사가 85건, 도소매업통계조사가 71건, 

산업총조사가 60건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전체 인용 

건수의 81.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 재인용, 단순참고 인용, 문장 내에서 수치만 인용,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문장 

내에서 인용은 232건, 통계치를 원자료로 인용하거나 가공하여 인용하거나, 또는 시계열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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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등의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형태는 1,459건으로 85.4%에 달해 대부분의 인용이 표나 

그래프를 통한 인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계열로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948건으로 전체 인

용의 55.5%를 차지하여, 경제 통계 인용에 있어서 시계열성의 유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공 없이 인용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시계열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42건),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주로 가공 없이 시계열로 인용했는데 

총 167건이었고, 가공하여 시계열로 인용하는 경우는 2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사업체기초

통계조사는 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중심으로 인용이 되어 설명하려는 산업, 또는 지역산업의 

기초적인 규모의 추정치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각종 수익성지수

(예,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경상이익 등), 생산성(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노동장비율), 고용지

표(취업계수, 고용탄력성 등) 등의 2차 가공을 통해 산출한 지수들을 시계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조사 항목별 인용 및 활용 유형

  각 보고서들이 통계청의 통계조사들을 인용함에 있어,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은 고용사항(955건), 사업체수(730건), 매출 및 수입사항

(561건), 즉 특정 산업 또는 특정지역의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인용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44> 통계조사의 조사항목별 인용유형 현황

 구분
전체

인용수
사업체수 고용사항

매출, 

수입사항
비용사항 자산사항 기타

전체 1,709 730 955 561 30 48 229 

문장인

용

선행연구 재인용 13  - 4 3 -  - 6 

단순참고 인용 115 26 49 26 9 9 49 

수치 인용 93 47 33 8 3 1 20 

다른 통계와 비교인용 11 2 6 3 1 - 2 

표, 

그래프 

인용

가공없이 인용 341 225 243 124 4 5 18 

가공없이 시계열 인용 543 244 323 171 2 15 26 

가공하여 인용 170 87 116 51 3  - 27 

가공하여 시계열 인용 405 93 172 170 6 18 77 

지수산

출

인용

다른 통계와 함께 

지수산출
8 4 3 3 2 -  

단독사용 지수 산출 10 2 6 2 -  - 4 

  사업체수는 조사항목이 아니라 집계항목이지만 특정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가장 주요한 추정

치 중의 하나로 주로 가공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공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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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매출액이나 사업체당 평균종사자수, 또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등으로 재계산되는 경우였다. 고

용사항은 주로 종사자수가 인용이 되었고, 주로 노동이나 여성, 복지 관련 보고서들에서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분류변수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는 사업주가 여성인 사업

체에 대한 통계가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고용사항 중, 종사자수와 취업자 수는 취업계수나 

고용탄력성, 지니계수나 타일계수 등과 같은 고용관련 지수, 그리고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

성, 기타 수익성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등 그 인용 및 활용의 유형이 가장 폭넓게 나타난 조사항

목으로 나타났다.

  매출 및 수입항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

스업통계조사 등 통계조사에서는 매출 및 수입, 그리고 비용 부분이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

으나, 실제 인용되는 항목은 주로 매출액 및 수입 항목이며, 생산원가 및 판매원가 등은 총요소생

산성 산출을 위한 투입변수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청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

사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경상가액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보다는 한국은행

의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된 실질가액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보고서들이 어떤 산업의 규모나 현황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통계청

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인용하고,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며, 그 다음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수를(노동 관련 보고서) 인용하고, 매출액 및 부가가치는 한

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거나 통계청의 개별 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인용하는 방식이며, 

다음으로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기타 기업의 경영실태와 관련된 보고서들은 통계청의 산업구조관련 통계조사 보고서들을 인용

하기도 하지만,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비용 등을 실질가액으로 재산정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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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문가 심층면접 분석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 10종을 인용한 보고서들의 인용 현황 및 인용 유형을 

분석하고, 이 보고서들을 작성한 연구자들 중, 보고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 인용 상의 문제점 및 어려움을 적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면접을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들을 이용해 2차 가공통계를 만들어내는 한국

은행의 조사국의 국민소득팀과 산업동향팀의 조사역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기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과 일부 대학의 교수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다. 한국은행 

조사역들과의 사전에 전화연락을 취해 심층면접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의사가 있는 조사역

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 설명과 통계청 산업구조 관련 통계의 활용과 개선방향에 대한 질

문을 담고 있는 심층면접 가이드라인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심층면접은 약속된 시간에 방문

에 의한 면접으로 1시간 정도씩 진행하였다. 다른 국책기관의 연구원들과 교수들은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면접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심층면접 가이드라인을 보낸 후, 약속된 시간

에 전화를 통해 30-40분씩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센서스 조사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본 연구의 취지와는 달리, 

심층면접에 응한 연구자들은 조사표 자체 보다는 각 통계조사의 품질 차원에서 의견들을 주로 개

진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통계청의 통계보고서 및 KOSIS 자료들을 인

용하고 활용했다는 점이다. 즉 각 보고서에서의 통계청 산업구조통계 인용이 통계청에서는 조사

후 발표하는 보고서 및 KOSIS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따라서 보고서에 포함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통계조사의 조사항목들을 제

시하여 보여주었을 때에는 왜 조사된 항목들이 모두 발표 또는 공표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

시하는 수준이었으며, 제시한 조사별 조사항목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 또는 불필요한 조

사항목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범위와 관련성이 적은 항목은 있어도 불필요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 심층면접 주요 항목

  전문가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로 사용하는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

주로 사용하는 각 산업구조통계 별 주요 이용항목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 활용 시 애로사항

주요 활용 통계별 문제점과 개선사항, 추가 조사항목에 대한 의견

 

이상의 개별 질문들에는 세부적인 질문 내용들이 있었으나,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응답은 포괄적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154

인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 활용 시 애로사항은 

1)단일 통계 이용 시, 

2)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다른 통계와 함께 활용 시, 

3)통계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와 활용 시, 

4)지수산출 및 재계산에 활용 시, 

5)시계열 자료 활용 시 

등으로 질문이 세분화되었으며, 주요 활용 통계별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은 

1)분야별 비중의 적절성, 

2)산업분류 상의 문제, 

3)조사항목의 미비 또는 추가해야 할 조사항목, 

4)조사시점 또는 집계시점의 문제, 

5)조사대상의 범위의 적정성 

등으로 세분화된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주로 두어 가지의 문제에 대한 응답에 그쳤

다. 응답자들은 여러 산업구조통계를 두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특정한 통계 한두 가지를 

사용할 뿐이며, 그 사용 빈도도 낮으며, 통계청의 통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산업

구조통계는 주로 보고서에서 특정한 산업, 또는 특정한 경제 현상의 개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하며 동시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나 기업경영분석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사용

하며, 보다 세부적인 본문 내용에서는 관련된 산업협회나 기타 다른 경제통계들을 활용하기 때문

에,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에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심층면접 결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나온 내용들을 통계조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팀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계열 및 절대값을 

참조하여 사업체 구분,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등을 GDP 편제에 활용하고 있다. 전국사업체기

초통계조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연간 조사라는 점과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

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조사항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즉,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수,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 연간총매출액 등이 단일 조사표로 조사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크게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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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산원가 및 영업비용 등의 비용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비용 부분

의 항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처럼 아주 세분화된 항목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그리고 제세공과금 수준으로만 나누어 조사되어도, 전국 단위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라는 장점으로 그 활용도 및 결과 자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

견이었다.

  일부 지역 경제 관련 보고서들에서 지역 내 산업별 매출액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전국사업

체기초통계조사를 인용하는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주로 보고서 상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만을 주

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의 현황을 설명함에 있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을 함께 설

명해야 하는데, 이때 기본적인 항목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과 부가가치임에도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연간매출액만 제시될 뿐 부가가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아 매출

액과 부가가치에 관련된 자료는 주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자료를 이용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정 산업규모를 나타내는 도표 하나에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항목(사업체수, 종사자수)과 국민계정의 항목(매출액, 부가가치)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부가

가치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해준다면(현재 조사표에는 연간총매출액이 있으나 공표는 하지 않고 있

으므로, 비용 항목만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연구자들은 추계에 의한 국민계정  자료와는 별도

로 직접 조사자료인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

다.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의 경우, 그 활용도와 자료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모두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시계열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해외자료들과 비교할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풍부

하고 그 신뢰성 또한 높다는 평가이다.

  광업제조업통계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단순 수치 인용에서, 원자료 인용, 가공 인용, 각종 성장

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지표들로 재가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항목들의 사용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통계라는 평가이다. 

  또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통계부분과 품목통계 부분을 비교 시 통계치에 차이가 나는 경

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표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다품종 

생산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제조업 분야 보다는, 정보통신사

업이나 문화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상의 부가가치 사슬 상의 새로운 산업간 융합과 종합

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분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

록 계속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융합기술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등

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전통산업분류에 기초한 산업구조통계만으로는 이러한 



경제 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 156

산업들의 본질적인 구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융합기술산업이라 하면, 미국에

서는 나노기술산업, 바이오기술산업, 정보기술산업, 인지기술산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지기술산

업 대신에 문화기술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아닌 새로

운 가치사슬 상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는 바

로 이러한 산업의 거시적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조사항목에 종사자의 기술수준, 또는 기술경력에 대한 항

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총조사의 경우 4인 미만 사업체의 표본조사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총조사 자체만으

로는 5년 주기라는 간격으로 인해, 시계열 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

며, 오히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을 추가 보완할 경우 활용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

는 의견이 있었다. 국부통계를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경우, 

특히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했는데, 연초잔액, 연말잔액, 연간증가액, 연간

감소액, 연간감각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 조사항목 중에서 특히 연간감소액 부분에

서 처분에 의한 것인 손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처분일 경우, 장부가액과 실처분액을 함께 기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유형고정자산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조사의 경우에 해당된다.

3)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3종, 즉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

조사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전문가들은 서비스업통계조사 보다는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사용하

고 도소매업 관련 통계의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서비스업총조사를 보조 자료

로 사용한다는 의견이었다.  

  서비스업 관련 연구자들이 연간조사인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5년 주기의 서비스업총조사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산업이 광의로 유통과 물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자료와 운

수업 자료까지를 함께 활용해야 함에도, 서비스업통계조사를 활용할 경우, 다시 도소매업통계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하고,  이때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 전체적인 조사 프레임

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분석 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루어지

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게 된다는 의견이다.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팀에서는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영업실적, 직능별 종사자수, 사업체수를 주로 

활용하는 등 거의 모든 항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와 서비스업통계조사의 방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

나, 이는 지수의 산출 방식, 추가로 사용되는 다른 통계자료들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한편 해당업체가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면 호텔의 경우 숙박업 55%, 음식업 45% 식의 조사가 필요하며, 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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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련 정보의 경우, 업체 기본정보와 같이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업

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종사자 관련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산업의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들을 분석

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

산업(IT산업)을 분석할 경우, 유형의 H/W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산업과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생

산하는 사업, 그리고 이를 유형의 하드웨어시스템을 생산, 제조하여 판매하고, 여기에 운영 소프

트웨어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 하드웨어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임대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

는 경우 등, 어디까지가 제조업이고 어디부터가 서비스업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즉 정보산업이나 통신산업, 문화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만으로는 한 업

체의 산업정보 또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특성이 강함에

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분류 및 통계조사 프레임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흐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하위 업종으로 사업서비스업이 있는데, 통계청 

분류 상에는 시장조사 및 사업컨설팅업이 하나로 묶여 있어, 실제 시장조사업 및 사업컨설팅 사

업 현황을 별도로 알아보고 싶을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형의 산출물이 존재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

운 서비스업들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기존의 업종들이 새로운 가치사슬로 클러스터링될 수 있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예를 들은 융합기술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그밖에도 물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 등과 같은 산업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들을 묶어낼 2차분류 

체계 및 이를 반영한 조사표 보완과 개발, 분석프레임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

다.  

4)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는 주로 교통시설 관련 보고서들과 뮬류산업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유형고정자산으로서의 운수시설 관련 통계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상 영업비용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외항 및 일반화물 등의 업

종에서 장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비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교

차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량대수의 수송실적 못지않게 차량(대)을 수송인, 

톤(人 또는 ton)으로 환산한 실적도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런 정보를 함께 조사했으면 한다. 건설

교통통계연보상의 수송실적과 운수업통계조사와의 수송실적과의 차이점이나 유사점 등에 대한 자

세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어, 통계청에서 관련된 정부승인통계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유형고정자산 중 연간감소액과 관련, 처분과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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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장부가액으로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처분가액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Ⅲ 결론 및 제언

1. 통계조사별 활용 현황에 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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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조사별 활용 현황에 관한 결론

1) 전반적 활용 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산업구조통계는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0종의 통계였으

며, 이들은 종사자수 및 조직형태 등과 같은 공통의 조사항목들과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329개의 국내 경제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들이 이들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10종을 인용 또는 활용한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

과, 몇몇 특정 통계조사들과 몇몇 항목 중심으로 인용 및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통계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였으며, 다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

계조사,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총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으로

는 특정 산업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이었으며, 분류변인으

로는 사업의 종류(산업분류), 종사자수에 의한 사업체 규모 등이었다.

 10개의 통계조사 중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

구분(사업내용 항목) 또는 지역(사업장소재지 항목) 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특정 산업 또는 특

정지역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기타 광업제조업통계조

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이외에도 실질적 산업규모를 추

정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출하액, 부가가치 등이 주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청

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가 주로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2) 통계조사별 활용 현황 및 결론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연간조사이며,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 산업, 전 사업

체 대상 조사인 이유로 보고서에서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통계조사이다. 그러나 각종 보고서 상

에서 인용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보고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위주로 인용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팀에서는 총매출액과 자본금 자료를 

이용해 GDP를 추계하고 있지만, 일반 연구논문 및 보고서에서는 매출액과 부가가치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매출액의 기본 구성항목의 추가와 비용부문에서 직접

비용과 간접비용 정도의 정보를 추가로 조사해 제공할 경우, 인용 및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는 것이 본 연구의 판단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산업총조사나 서비스업총조사와 비교할 경우, 시

계열성의 장점, 전 사업체 범위의 전수조사라는 측면은 연구자 또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일부지역산업과 관련된 보고서(예, 부산지역)의 경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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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그 지역산업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통계조사이다.

  산업규모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 부가가치 등

을 활용하나,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부터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만을 활용하고, 매출

액과 부가가치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자료가 GDP 디플레

이터를 이용 불변가격 기준 실질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시계열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이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와 결합한 후속자료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실태를 파악하는 기본통계로 정책자료로서 뿐만 아니

라 산업연구의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1966년 이후 매년 작성되어 온 우리나라의 광업 및 

제조업통계는 직접면담조사, 조사범위의 광범위성, 그리고 다양한 조사항목 등을 통한 상세한 통

계 특성으로 인해,  일본의 공업통계조사나 미국의 제조업센서스 등에 비교될 만큼 그 내용이 풍

부하고 그 신뢰성 또한 높이 평가되고 있다(한국발전연구원, 2007).

  본 연구에 따르면, 광업제조업통계는 통계조사 단위의 인용과 개별 인용 단위의 인용빈도에 있

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주된 인용이 사업

체수와 종사자수, 종사상 지위, 지역, 산업분류 등으로 한정되지만, 광업제조업통계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단순한 수치 인용에서, 원자료 인용, 가공 인용, 각종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생

산성 지표들로 재가공되어 다양한 형식으로 시계열 형태로 인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총조사

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와 함께 인용되어,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주로 인용되고 있다(예, 여주지역, 오산지역, 강원지역 등). 한편으로 1인 이상의 

사업체를 포함하는 산업보고서에서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총요소생산성과 같은 지수를 산출해야하

는 경우(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보고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가 이와 같은 정보를 제

공하지 않으므로,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3)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정보통신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분야가 성장과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하면, 본 연구를 통해 나온 통계청의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낮은 인용빈도는 다소 의외

였다.

  광업 및 제조업 분야의 보고서들이 산업총조사보다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주로 인용한 것과

는 달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주로 인용하는 통계는 서비스업총조사라는 

점이 특징이다. 주로 인용된 조사 항목들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영업 및 사업실적 중 매출액에 

대한 것들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유형 또는 품목에 대한 항목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개개발원 | 162

  인용 상의 특징으로는 서비스업 부가가치를 인용함에 있어서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는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합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는가 하면, 서비스 부문의 

산업규모를 추정할 때는 사업체수와 고용규모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

용하고, 실질가치 기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경우에는 통계청자료와 한국은행 자료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서 부문별 중간투입액을 구하고 이 값에 한국은행 국민계정 부문 중간투입률을 곱

해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된 계산식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인용들이 제각각인 것은 서비스산업 자체의 광

범위한 사업영역과 끊임없이 서비스산업 분야별 이합집산이 빨리 이루어지는 역동성 때문이다. 

즉 서비스산업은 기업수와 사업체수가 제조업에 비해 많은데다가 소비자의 서비스 수요가 자주 

변하고 업종을 바꾸는 비용이 제조업보다 적게 들어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다. 그리고 서

비스업의 경우, 지점과 대리점이 유난히 많다는 것, 서비스산업 내에서 끊임없이 산업야별, 수준

별 이합집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되고 일관된 산업분류를 유지하여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이 

서비스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연구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통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면서도 어려운 선결과제는 바로 

산업분류체계의 문제이다. 특히 2008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기

존의 산업정책의 기반이 되던 정책적 분류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 

중심의 분류체계의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의 확장과 심화는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와 융합이라는 흐름을 생성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가장 

큰 숙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합집산하는 서비스산업의 분류체계의 유지와 조정이라는 측면이

다. 

(4)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는 1970년대 이후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는 장기시계열이 가능하나 지역 및 시설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시계열이 요

구되는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통계보고서를 인용한 보고서는 많지 않았으며, 인용한 보고서는 주로 기성액과 수

주액 중심의 인용과 공종과 원도급과 하도급, 발주기관별 분류가 주로 인용되고 있었다. 건설투자

(토지/교통시설/건설자재투입구조)에 관한 3종의 보고서가 있는데, 건설투자 관련해서는 한국은행

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자료와 함께 통계청의 건설기성액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공표시기가 늦어 연간 잠정추계 시 이용하지 못하고 연간 확정시에

나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 공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건설업통계조사보

고서의 공표시기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운수업통계조사는 현재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과 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사되고 있

다. 운수업통계조사의 인용빈도는 매우 낮으며, 주로 물류산업 현황에서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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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및 투자 분야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지만, 주 인용통계라기보다는 기초 현황 소개 자료

로 인용되고 있으며, 물류 또는 교통 관련 기타 기관 통계들이 주로 인용되고 있다.

  운수업통계조사의 조사 업종범위의 확대와 기타 운수시설 및 기타운수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조

사할 필요성과 이러한 영업비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

이 있었다. 수상, 항공, 철도․지하철․송유관은 수송인원, 수송총톤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육상운송은 수송인원 및 수송톤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없다. 육상운송에도 수송인원 및 수송총톤

수를 기재할 수 있는 업종은 조사할 수 있도록 수송실적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5)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와 기업활동실태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경우 활용 빈도는 매우 낮으며 조사 보고서 중 총 9건 만이 인용

하였으며 인용된 항목으로는 고용사항, 매출 및 수입사항, 자산사항이다. 2001년부터 지정통계 

승인을 받아 매년 조사되고 있으며, 농업/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활동실태조사는 본 연구에서 검색한 2500여건 이상의 보고서 중에서 단 한 건의 인용사례

를 찾을 수 없었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인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와 기업활동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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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에 관한 제언

1) 기존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한계점

  통계청에서 현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조사는 그 실시 시기와 주기, 

표본추출 방법들이 달라서 동일 시점에서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표3-9참조). 예를 들어 전국사업체기초조사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지만,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

법인사업체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등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마다, 전수

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다르고, 산업 영역 별 조사마다 조사항목이 달라 각 조사 자

료들을 별도의 가공 및 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동일 시점을 전제한 비교나 동일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간 직접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3-1> 통계조사별 분류 기준

번호 통계조사명
조사주

기
추출방법 조사표 구분 비고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
1년(1Y) 전수조사(C)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년(1Y) 전수조사(C)   

3 산업총조사 5년(5Y) 전수조사(C)

1 5인 이상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본사 

및 협회 통한 산하 사업체 일괄 

(우편)조사

2 4인 이하

3 정보통신

4 전기업

5 가스업

4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1Y) 표본조사(S)
1

자동차판매, 도매업, 

소매업 인터넷조사 병행

2 숙박 및 음식점업

5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1Y) 표본조사(S)  인터넷조사 병행

6 서비스업총조사 5년(5Y) 전수조사(C)

1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조사 병행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금융 및 보험업

4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그 외 서비스업

7 건설업통계조사 1년(1Y) 표본조사(S)  
건설관련협회 보고(전수), 

지방통계사무소(표본)

8 운수업통계조사 1년(1Y) 표본조사(S)

1 육상
버스, 택시 : 조합 통한 

자체조사

그 외 업종 : 지방통계사무소 

조사

2 수상

3 항공

4 철도, 지하철, 송유관

5 유료도로

9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1년(1Y) 전수조사(C)

1 농업
 

2 어업

10 기업활동실태조사 1년(1Y) 전수조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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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통계조사별 조사항목

통계조사구분 1 2 3 4 5 6 7 8 9 10

추출방법 C C C S S C S S C C

조사주기 1Y 1Y 5Y 1Y 1Y 5Y 1Y 1Y 1Y 1Y

조사구분　조사항목   1 2 3 4 5 1 2  1 2 3 4 5 1 1 2 3 4 5 1 2  

사업

특성

사업장변동 ● 　 　 　 　 　 　 　 　 　 ● ● ● ● ● 　 　 　 　 　 　 　 　 　

조직형태 ● ● ● ● 　 　 　 ● ● ● ● ● ● ● ● ● ● ● ● ● ● ● ● ●

사업체구분 ● ● ● 　 　 ● 　 　 　 　 ● ● ● ● ● 　 　 　 　 　 　 ● ● ●

사업형태 　 　 　 　 　 　 　 　 　 　 　 　 　 　 　 　 ● ● ● ● 　 　 　 ●

사업내용(생산공정, 사업내용) ● ● ● ● 　 　 　 ● ● ● ● ● ● ● ● 　 　 　 　 　 　 　 　 　

취급품(원재료, 영업종목 등)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 ● ● ●

　 현물투자/정부지원금 　 　 　 　 　 　 　 　 　 　 　 　 　 　 　 　 　 　 　 　 　 ● ● 　

종사

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용 　 ● ● ● 　 ● ● 　 　 　 ● ● ● ● ● ● 　 　 ● ● 　 　 　 ●

　 실적(이용, 공사, 출하)내용 　 ● ● ● 　 　 　 　 　 　 　 　 　 　 　 ● 　 ● ● ● ● ● ● ●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세분류 　 ● ● ● 　 ● ● ● ● ● ● ● ● ● ● ● ● ● ● ● ● 　 　 ●

자산

유형자산 　 ● ● ● 　 ● ● 　 　 　 ●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 ● 　 　 　 　 　 　 　 　 ●

시설 장비보유현황 　 　 　 　 ● 　 　 ● 　 ● 　 　 　 　 　 　 ● ● ● ● ● ● ● 　

건물 면적 　 　 ● ● 　 　 　 ● ● ● ● ● ● ● ● 　 　 　 　 　 　 　 　 　

기타

정보 기반 기술 활용 　 　 　 　 　 　 　 　 　 　 ● ● ● ● ● 　 　 　 　 　 　 　 　 　

연구개발비 　 　 ● 　 　 　 　 　 　 　 　 　 　 　 ● 　 　 　 　 　 　 　 　 ●

전자상거래 활용 유무 　 ● ● 　 　 　 　 ● ● ● ● ● ● ● ● ● ● ● ● ● ● 　 　 ●

재고 　 ● ● 　 　 ● ● 　 　 　 　 　 　 　 　 ● 　 　 　 　 　 ● ● ●

영업 개월수 　 ● ● ● 　 ● ● ● ● ● ● ● ● ● ● ● 　 　 　 　 　 　 　 　

일평균 영업시간 　 　 　 　 　 　 　 ● ● ● 　 　 　 　 　 　 　 　 　 　 　 　 　 　

정기 휴무일수 　 　 　 　 　 　 　 ● ● ● ● ● ● ● ● 　 　 　 　 　 　 　 　 　

체인점 가입여부 　 　 　 　 　 　 　 　 　 　 ● ● 　 　 　 　 　 　 　 　 　 　 　 　

경영실태 　 　 　 　 　 　 　 　 　 　 　 　 　 　 　 　 　 　 　 　 　 ● ● 　

내국소비세 　 ● ● 　 　 　 　 ● ● 　 　 　 　 　 　 　 ● ● ● ● ● 　 　 　

* 통계조사구분 번호 및 추출방법, 조사주기는 표3-9의 분류 참조

  이러한 문제는 산업구조통계 간의 정합성 또는 무모순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산업구조통계조

사 결과를 활용 시 개별통계의 세부 지표들의 정태적 특성이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

나, 특정 연도의 경제 전반, 즉 전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각 산업별 통계조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통

합된 조사 프레임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조사에 비해 특정 조건의 사업체를 누락하거나 동일

한 사업체를 중복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한 사업체의 경우, 광업

제조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고, 도소매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어 중복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서는 기존의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활용상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통계 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성을 증

대시키고, 조사 대상인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조사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경제센서스 추진을 준비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보고서 및 정책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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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활용 실태의 분석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경제센서스 조사표에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기존 산업구조통계 활용 현황에 기초한 경제센서스 조사표 관련 제언

  본 연구가 검토한 보고서들이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를 활용하는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종사

자수가 가장 자주 인용되는 항목으로 종사자수 규모와 산업 및 지역에 따른 분포를 통해 사업체 

분포 및 고용현황 및 지표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급여액은 급여 관련 지수 

작성 및 생산액, 부가가치 등 주요지표와의 비교를 위한 항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

용 대비 급여수준 파악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항목에 포함되어 수익

성 및 생산성 지수 산출에 활용되고 있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와 함께 산업의 실질적 규모를 추

정하는 직접적 자료로 활용되거나,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비용사항은 주로 수익성 지표, 또는 생산성 지표, 특히 총요소 생산성 산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었

으나, 산업에 따라,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비용항목의 세부항목 구성 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중요한 활용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표상의 주요 조사항목별 활용현황 및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사자수

  종사자수는 그 자체로 산업 및 지역별 종사자수 분포와 산업규모에 대한 추정치로 활용되는 한

편 사업체수 분포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각 산업 및 지역별 고용현황 및 

관련 지표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한편 종사자수는 그 규모

에 따라, 영세 또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을 구분하는 분류변인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각 통계조

사의 인용 시 첫 번째로 인용이 되는 항목이다. 단, 보고서에 따라서, 또는 산업 영역에 따라서 

사업체 규모를 분류하는 종사자수 급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는 보

고서의 연구 목적 및 산업 영역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종사자수를 사업체 규모로 활용한 예시(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비중의 연도별 변화)

      자료: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출처: ‘우리 산업의 경쟁구조와 산업집중 분석’, 한국노동연구원(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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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종사자수를 사업체 규모로 활용한 예시(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추이)

                출처: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현황 및 정책과제’, 산업연구원(2006)

  따라서 종사자수는 모든 산업구조통계조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조사항목으로 기존

의 조사항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2) 종사상 지위와 종사자의 남녀 구분

  종사상 지위와 남녀 구분 항목은 종사자들의 취업 형태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항목으로 일반적

으로 종사자수와 연간급여액과 함께 조사된다. 종사상지위와 남녀 구분 항목은 주로 노동관련 보

고서 및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 고용현황 지표로 활용이 된다(표 3-3은 전략산업 상 여성 종사자

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두 항목 역시 전 산업에 걸쳐 조사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림 3-1] 종사상 지위 활용 예시(전략산업별 여성 종사자의 종사사상 지위별 비중)

           출처: ‘국가전략산업 사업체의 여성 근로자 특성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한국성개발원(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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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

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등 4가지 종사상지위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표 3-5>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수 항목

  자영업주: 개인사업체의 경영주

  무급가족종사자: 정상영업시간 1/3 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척

  상용종사자: 고용계약기간이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임시.일용종사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특히 임시.일용종사자수는 연인원으로 조

사되지 않도록 유의(월평균 인원으로 조사)

  무급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그러나 다른 조사와는 달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는 종사상 지위를 자영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생산직피고용자, 사무직 및 기타 피고용자로 분류하고 있다. 

<표 3-6>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종사자수 항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이러한 분류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피고용자

를 단순히 ‘생산직’과 ‘사무직 및 기타’로 분류한 것은 최근의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담아 내기

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5인 이상, 산업총조사는 4인 미만과 5인 이

상으로 나누어 조사표를 달리하고, 산업총조사는 다시 광업제조업 5인 이상, 4인 미만, 정보통신

업, 전기업, 가스업으로 조사표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사업체 규모가 

큰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이외에도, 영업 및 설비관리, 연구개발인력 등을 모두 ‘기타’로 묶어 

‘사무직과 기타’로 묶은 것은 너무 고용범주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첨단 제조업 분야 

등에서는 연구개발인력의 비율이 커지는 것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조사표에서는 피고용자 부분

을 ‘생산직’, ‘사무직’, ‘연구개발’, ‘영업 및 기타’ 의 항목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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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건설업통계조사 종사자수 항목 조사표

  한편으로 생산직 역시, 기능 수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상용과 임시직을 구분하며, 상용근로자를 다시 사무 및 기타종업원(경영자 포함), 기술자 및 기술

공(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수행자), 기능공(직접시공업무수행자)로 나누고, 임시직은 ’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직의 기술 및 기능 수준의 

생산의 효율성 및 품질과 관련된 중요한 항목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

된다. 특정 산업의 생산성이 산업종사자들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생산성 분석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조사항목에 종사자의 기술수준, 또는 기술경력에 대

한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서도 지식기반

기술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측면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필

요가 있다. 종사자의 전문성 및 기술수준, 기술경력 항목은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산업들의 

노동인력들의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특히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 중에서도 노동시장의  중요한 이슈인 비

정규직 종사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상에서 상용종사자는 ‘사업체에 

상근 고용된 자로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자로 일

반적으로 정규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 및 일일종사자’는 ‘고용

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일반적으로 임시, 일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산업구조통계 상의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기간이 1년

이며(이는 ’1년 이상‘에 포함됨) 정규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으로서

의 상용종사자와 1년 단위 계약 근로자인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자를 구분하고, 현재의 임시 및 

일일종사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분류하여 비정규직법안에 기초한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새로운 구분 항목은 전 산업구조통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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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경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총조사, 도소

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와는 달리 상용종사자 항목을 피고용자 항목으로 조사하면서, 생

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용종사자’이든 ‘피고용자’이든 조사항목 명칭

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종사자수 관련 인용에서 종사자수에 따른 사업체 규모 분류

가 보고서나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에서는 

10~19명, 20~99명의 구간 분류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0~29명, 30~99

명의 구간 분류를 하고 있어, 두 자료를 함께 사용할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7). 분석 프레임에 관한 문제이지만, 통계청 수준에서 종사자수에 따른 사업체 구분 기준을 

통일하여 제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출액

  매출액 또는 출하액, 판매액(도소매업), 기성액(건설업), 수입(서비스 및 운수업 등) 등은 특정 

산업 및 지역의 실질적인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나 지표로 활용된다.  매출

액은 지역별, 산업별(도는 업종별) 매출액,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에 기초한 급간 분류 및 영세/소

/중/대기업 등의 분류) 매출액, 품목별 매출액(제조업의 경우) 등으로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주

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부가가치 등과 함께 인용되어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표 3-8> 매출액 인용 예시(음식료제조업의 종사자규모별 매출액)

              자료: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청

              출처: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매출액은 전국사업체기초조사에서는 연간매출액을 조사하는 항목이 있으나, 자료는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출과 비용 관련해서는 연간매출액과 연간급여 항목만을 조사하고 있어, 연구

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사업체기초조사가 전 산업에 거쳐 1인 이상 사업체 전

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 조사 상에서 연간매출액과 부가가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면, 그만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자료의 정합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매출액은 종사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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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표3-5)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따라

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된 연간매출액 자료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를 산출

할 수 있도록 비용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3-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연간매출액 항목

<표 3-1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의 중소기업 분류기준

(4) 임금 및 급여 관련 항목

<표 3-11>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종사자수와 연간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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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임금 및 급여 관련 항목이 없고, 나머지 조사들에서는 이 항목

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업총조사 개인사업체 및 비법인 사업체 조사표에서 급여는 사업실적 상의 영업비용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의 일부로서 인건비 항목으로 총액개념으로 조사된다. 서비스업통계조

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 그리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 급여 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개인급여 단위의 계산

이 아니라 총액 단위이면서 여기에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비스업

총조사의 법인사업체 조사표에서는 급여총액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잡급 등의 지급총액으로 

잡혀 있고,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와 그 충당금 항목으로 별도 조사되며 복리후생비는 별도 항목으

로 잡혀 있다. 이러한 급여 또는 인건비 항목의 불일치는 경제센서스에서는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2> 서비스업총조사의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사업실적 조사표(개인사업체 및 비법인 

사업체)

  

<표 3-13> 서비스업총조사의 법인사업체의 조사표 중 급여 관련 조사항목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개개발원 | 173

<표 3-14> 산업총조사의 일반관리비 항목 속의 급여 관련 항목

(5) 유형고정자산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제언은 연간감소액과 관련된 제언이다. 전문가 심층면접에서도 나온 것

처럼, 연간감소액은 처분항목과 손실 및 대체액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

다. 연간증가액은 주로 취득액일 수 있으나 연간감소는 처분에 의한 감소와 손실에 의한 감소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처분의 경우, 처분액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즉 손실에 의한 감소는 순 감소

이나, 처분에 의한 감소는 장부액에서 처분액을 감한 금액이 순 감소액이 되기 때문이다.

<표 3-15>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유형자산 항목 조사표

  유형고정자산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보고서들에서는 그 자체의 분석보다는 1인당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노동장비율 또는 자본장비율은 일반

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종업원수로 나누어 그 값은 산출하며, 산업 생산성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형고정자산 항목은 산업구조통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연간감소액 항목의 일부 조

정과 개선을 통해 유지해야 할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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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원가 및 판매원가, 일반관리비

  이 항목은 매출 및 수입에 대한 비용 부분으로 판매이익 및 영업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

는 항목으로 개별 세부 항목들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로 수익성 지표 및 

총요소 생산성 지표 산출을 위한 투입변수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조사항목이 전 산업

을 대상으로하는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시 가장 통합하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각 산업 별로 생산 및 제조원가, 판매원가의 주요 결정 요소들이 다르고, 일반관리비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따라 특정 항목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경우, 제조원가 항목으로 1)원(부/보조/포장) 재료비, 2)연

료비, 3)전력비, 4)용수비, 5)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6)수선비 등이 포함되어 조사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도소매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대신 매출원가로 1)연초상품재고, 2)연중상

품매입액, 3)연말상품재고액이 포함되어 매출원가 총액은 1) + 2) -3)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도

소매업종이 아닌 다른 서비스업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만이 비용으로 산출된다.  건

설업의 경우는 더욱 복잡해진다. 즉 매출액 역시 건설공사매출액과 이외의 매출을 포함하는 총매

출액이 다르고, 건설비용 항목에서도  1)원재료비, 2)보조재료비, 3)수선비, 4)수도광열비, 5)잡비, 

6)외주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비용항목과 회사의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된다.  

 이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산업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항목들의 구성이지

만, 전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통합된 경제센서스를 지향하는 조사표를 생각

한다면,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 조사표 중에서 숙

박업 및 음식점업 조사표의 경우 도소매업 조사표에서의 영업비용 중 판매원가 부분이 없고, 일

반관리비 항목 중에 재료매입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음식점업을 고려한 조사항목으로 판

단되는데, 그렇다면, 통합된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에서는 그 성질이 도소매업의 매출원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매출원가로 잡힌 반면, 서비스업통계조

사에서는 이 항목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경제센서스 이전이라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개개발원 | 175

<표 3-16>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실적 조사표 중 매출원가 항목

<표 3-17> 서비스업통계조사 조사표 상의 영업비용 항목 중 재료매입비

  비용항목에서 판매비 와 일반관리비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의 경

우, 1)급여총액, 2)퇴직급여, 3)복리후생비, 4)임차료, 5)세금과 공과, 6)감가상각비, 7)대손상각비, 

8)기타경비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기준 도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에는 급여총액

과 퇴직급여 및 충당금, 복리후생비, 그리고 인건비 상 제 비용(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 포함)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의 인건비 항목과 서비스총조사에서는 기타경비로 잡혀있던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무형 자산 및 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운반비 등이 별도 항

목으로 분리되어 추가되어 있고, 기타경비가 기타영업비용으로 잡혀져서 나머지 제 비용을 합산

하도록 되어 있다.  서비스업통계조사표에는 일반경비 항목에 재료매입비가 추가되어 있으며, 도

소매업통계조사표 상의 운반비가 빠져 있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생산원가 및 매출원가에 해

당되는 부분이 건설공사비용 항목(원재료비, 보조재료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잡비, 외주공사비)

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관리비 항목은 임금 및 급료,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

비, 감각상각비, 지급임차료, 조세공과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조사되고 있다. 건설업이라는 업종

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은 물론, 이에 대한 기입요령 및 설명이 서로 다른 것은 

추후 경제센서스 조사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다른 

조사표에서는 모두 ‘임차료’라고 한 항목을 ‘지급임차료’라 하고, ‘급여총액’을 ‘임금과 급료’라 하

고, ‘세금과 공과’ 항목을 ‘조세공과금’이라고 한 것이라든지, ‘급여총액’에 대한 설명도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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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사표에서는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급, 잡급 등의 지급총액’이라 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표

에서는 연간급여액 항목으로 조사하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보험료, 근로조합비 등

이 공제되기 이전의 급여를 기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되지 않은 용어와 설명은 

실제 이 자료를 이용하려 하는 연구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통계 전반의 정합성

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므로 경제센서스 조사표에서는 통일된 용어와 설명체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7) 감각상각비

  일반관리비 항목의 감각상각비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의 감가

상각비 합계와 일치하도록 한 반면, 서비스업총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

자산의 당기 감가상각액 총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산

업재산권 및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무형자산의 감가상

각액도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도 각종 산업재산권 및 소프트웨어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전략산업, 예를 들어,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정보통신산업

과 관련된 제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어서, 이러한 신산업들을 고려할 때, 제

조업분야의 감각상각액 역시 유형자산은 물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까지를 포함해서 기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조사표 관련제언

  서비스업총조사나,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모두, 사업내용 항목이 동일하게 조사

되고 있다. 그리고 ‘취급품목 및 영업 종목’란의 기재 요령에 가장 많이 취급한 상품을 2종류만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TV, 냉장고 등’을 예시하고 있다. 

<표 3-18> 2006년 서비스업총조사의 사업내용 항목 조사표

  그러나 특정 품목 중심의 도매업의 경우는 이처럼 구체적인 품목의 기재가 가능하고 의미가 있

을 수 있으나, 일반 소매업의 경우, 예를 들어,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인터넷쇼

핑몰 같은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항목이 의미를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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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경우,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항목을 두 가지 선택하라거나, 슈퍼마켓에서 가장 많이 취급

하는 품목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담배와 음료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

형 할인매장, 백화점, 인터넷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항목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는 것

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품목분류표를 주고, 분류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식음료, 생활용품, 생활가전제품 등으로 범주를 주고 선택하

는 것이 분석 시에도 의미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주요사업내용

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공통된 항목으로 조사하고, (2)취급 품목 및 영업 종목 항

목은, 도소매업 조사표에서는 취급품목을 품목 범주별로 선택하게 하고, 숙박업 및 음식점업 조사

표에서는 취급 품목 및 영업 종목을 직접 기재하게 하고, 서비스업 조사표에서는 영업 종목만을 

기재하게 하는 것이 조사에 응하는 사업체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쉬운 일이 될 것이

다.

  서비스업 조사표는 서비스업총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 모두 하나의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경우, 공통 항목으로는 1)사업체 일반사항, 2)사업내용, 

3)조직형태, 4)연간 영업개월수, 5)일일영업시간, 6)사업체 정기 휴무 일수, 7)종사자수 및 연간급

여액, 8)사업체 건물 연면적, 9)영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등), 10)전자상거래 활용 여부 등을 공

통 항목으로 하고,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산업분류 72)인 사업체에만 ‘직능별 종사자수’ 항

목과 전산장비 보유대수를 두어 조사하고 있다. 

<표 3-19>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직능별 종사자수와 전산장비 항목 조사표

  그러나 여기에서의 직능별 분류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721),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컴퓨터시설 관리업(72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724), 기타 컴퓨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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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련업(729) 등 전통적 의미의 IT 산업 종사 직능 중심이어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최근 디

지털컨텐츠 산업(예를 들어, 인터넷게임 및 디지털 영상산업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산업(722)의 중요 직능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우 특히 2D와 

3D의 컴퓨터그래픽 업종이 갖는 중요성이 큰 데 비해,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직능 구분에

서는 기타 직능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729)의 경우, 컴퓨터 

엔지니어와 관리영업직 이외의 직능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디지털컨텐츠 

산업이 반영된 IT 산업의 직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그래픽 관련 직능이 별도의 분류로 추

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장비 항목에서도 PC와 노트북은 전산장비로서의 의미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PC는 이제 대부분의 가정의 책상과 사무실의 개인 책상 위에마다 PC나 노트북이 갖춰져 있는 

실정에 PC나 노트북은 이제는 전산장비가 아니라 사무장비일 뿐이다. 따라서 산업장비로서의 의

미가 없어진 PC나 노트북 대신 다른 전산 장비 항목, 예를 들어 서버의 경우도, 메일서버와 웹서

버를 구분하고, 네트워크 장비 항목도 추가 가능한 항목이 될 수 있다.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J 통신업(64), M 사업서비스업(72-75)에 속하는 사업체에 대해

서 연구직과 기술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학력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직의 경우, 박사급 

연구원도 많아진 고학력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학원 이상’ 항목을 석사와 박사급(박사과정수료 

포함)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면, 전문연구직의 고용구조를 더 상세히 알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0> 2006년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직능별 종사자수와 전산장비 항목 조사표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 사업실적 항목이 G 도매 및 소매업(50-52), H 숙박 및 음식점업(55), 

K 금융 및 보험업(65~67), O 교육서비스업(80)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통신업(64) 및 

사업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부동산 및 임대업 70~71, 사업서비스업 72~75, 오락, 문화 및 운

동관련 서비스업 87~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93) 등, 6개 서비스산업 영역별로 

별도의 조사표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실적 항목 중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매출액(농업~행정,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업수익(금융 및 보험업), 사업수익(교육

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통신업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산업) 등 매출 및 수익에 대한 

항목이며, 매출원가(농업~행정,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을 포함하는 기타서비

스산업), 영업비용 중 금융.보험비용(금융 및 보험업) 등의 항목이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급여총

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경비) 항목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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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따라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먼저 공통항목으로 조사하고, 사업별로 다른 사업 실적 

항목만 사업별로 조사를 하고, 산식을 주어 영업 및 사업이익을 기재하게 하는 조사표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확보되는 조사표 공간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 특성, 예를 들어 보건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

지사 등 전문 직종 고용 정보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에 비해, 한 사업체가 다른 여러 업종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하고 분석프레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체의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사업체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해당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실적

(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총조사

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 항목,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사업내용’ 항목에

서 이를 조사하는데, 사업내용과 비중만이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때 매출액 비중과 영업 및 사업

비용 비중을 나누어 기재하게 할 경우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체계를 더

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이나 통신산업, 문화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업 분류만으로는 한 업체의 산업정보 또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부

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convergent)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분류 및 통계조사 프레임이 제공되

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흐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 가치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산업클러스터들을 묶어낼 2차분류 체계 및 이를 반영한 조사표 보완과 개발, 분석프

레임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3) 경제센서스를 위한 조사표별 추가할 항목들에 대한 제언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수출 위주의 제조업 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중국과 제3세계의 세계  

시장 내의 급성장으로 국내 제조업 분야의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

을 예로 들면, 1990-2005년간 제조업에서는 67만개의 일자리가(연 4만)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

업에서는 약 640만개의 일자리(연 42만)가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비중의 증가에 비하면, GDP 비

중의 증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 때문으로, 고

부가가치를 지닌 서비스 산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비중

이 높은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산성 통계인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

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서

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은 66%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

라 선진 각 국의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과 GDP 비중이 증가하며, 서비스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통개개발원 | 180

견인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아 오히려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인 서비스산업은 크게 소프트웨어, 디자인, 광고, 회계, 법률 등의 사업서비스 및 고용소

개, 금융, 부동산 등과 같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생산자서비스와, 도소매, 운수, 

창고 등과 같은 유통서비스, 음식과 숙박, 문화와 오락, 개인서비스 등과 같은 소비자 서비스, 그

리고 의료, 사회복지, 공공행정, 교육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뉜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

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구조적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산업비중이 낮은 반면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 서비스의 산업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동안 추진된 1.2.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거시적 관점에서 향후의 성

장동력으로서의 관심과 고용창출을 위한 잠재력에 주목하여 미래산업발전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

으나, 제조업에서 논의되던 정책을 서비스산업에 그대로 적용하였다는 점과 서비스산업의 다양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의 요구가 있어 왔고, 2008

년 이명박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Service PROGRESS I, II, III'의 추진 중이다. 'Service PROGRESS I'은 

서비스 수진 개선을 목표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수지 적자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Service PROGRESS II, III'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와 ‘서비스산업 성

장동력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모두 IMF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라

는 인식에 기초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

편될 것이며, 경제센서스 역시 이러한 미래 산업구조를 고려한 통합조사 프레임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Service PROGRESS I'에서는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를, ‘Service 

PROGRESS II'에서는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 및 제도선진화를 통해 투자 확대와 창업 촉진으

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서비스, 미디어(방송, 통신, 컨텐츠), 보건 서비스업종,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법률,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종을 중점 분야로 하고 있다. ‘Service 

PROGRESS III'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1단계에서는 서비스 수지 취약 업종(관광, 의료관광, 유학

연수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체질 개선이 목적이며, 2단계에서는 고용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고용

서비스, 미디어와 IT,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디어 산업 등

을 핵심 중점 분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분야들을 다시 축약하면, 관광, IT와 소프트

웨어 서비스, 의료 보건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지식서비스 업종이 되며, 경제센서스의 서비스산

업 관련 통계에서는 이들 업종 분야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 그리고 정책 수행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사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IT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의료 보건 서비스, 지식서비스업으로서의 사업서비스 업

종 중심으로 경제센서스 조사표, 특히 서비스산업 관련 조사표들의 미래 방향 및 조사표에 추가

해야 될 항목들에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소매업종에서의 물동량 조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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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언과 조사품질 측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로는 제조업 생산성 대비 서비스

업 생산성이 높은(93.2%, 한국은 66.3%) 미국의 SAS(Service Annual Survey)의 조사 체계와 

조사표를 자료로 활용했다.

  미국의 SAS(Service Annual Survey)나 캐나다의 'Survey of Service Industries'는 공히 

NAICS(North America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 기초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SAS의 경우 서비스업을 운송 및 창고업, 정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포함하는 9개의 중분류 섹터로 나누고, 그 하위분류인 세분류로 구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세세

분류까지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51 섹터에 해당하는 정보

서비스업의 경우, 그 세분류로 출판산업이 포함되고 출판산업은 다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디

렉토리 및 우편리스트 출판업과 기타 출판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출판업으로 나뉘어져 각 세세분

류별 별도의 조사표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62 섹터의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는 

모두 69종의 조사표가 만들어져 실시되고 있다. 

  이들 조사표들은 모두 전 산업 공통 항목들과 산업특성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분류 수준별 

산업구조 파악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조사표들은 무엇

보다도 기업의 소득과 비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경제센서스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매출 

및 수입 총액 개념의 규모와 종사자 수 규모로 파악하는 산업규모, 그리고 세부 원천별 매출 및 

수입, 그리고 비용의 파악이라는 관점에서 조사표가 설계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조사표 모든 세세

분류 산업별 조사표를 별도로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응답자 입장에서는 자

신의 업종에 적합하도록 구성된 조사표를 이해하기도 쉽고, 작성하기도 쉬우며, 자신의 산업과 관

계없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걸러내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응답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

과적으로 획득된 자료의 품질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추구하는 통합적인 산업구조통계로서의 경제센서스 역시, 이와 

같은 경제통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서비스산업 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센서스를 위해 각 업종별로 추가되어야 항목들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조사항목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은 선진적인 제도, 관행(global standard)을 도입하면 서비스업 및 

제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최근 IT 서비스는 시스템통합

(SI:System Integration), IT 컨설팅,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아웃소싱과, e-learning 등과 유

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로 그 발전과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만큼 자본 

집약이 높은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통신망 보급과 이용, 모바일 이용, 인터넷 게임 등에서 

이미 세계에서 거의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 있어, 국가에서 적절한 시장 정책과 지원 정책을 시행

할 경우 빠르게 성장하여,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센서스에서도 이러한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지적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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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통계는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산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급 품목에 따라 

세세분류를 규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요즘의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처럼 

한 사업체가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들을 다루는 경우, 주 취급 품목 및 서비스를 응답 사업체 스

스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총 매출 및 수입에 대한 항목과 품목에 대한 항목이 상호 일

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미국의 SAS의 경우, 소프트웨어출판업 조사표를 살펴 보면, 5

가지 시스템소프트웨어출판 항목(O/Ss S/W, Network S/W, DBM S/W, 개발도구 및 프로그래밍

언어 S/W, 기타 시스템 S/W), 5가지 응용소프트웨어출판 항목(일반 비즈니스 및 가정용 소프트

웨어, 산업-간 응용 프로그램, 수직적 시장 응용프로그램,  유틸리티 응용 프로그램, 기타 응용 

프로그램), 6가지 기타 서비스 항목(Custom application design and development, IT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Application service provisioning, re-sale of computer h/w and s/w, 

IT 관련 교육서비스, 기타 모든 다른 서비스)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한 개별 매출액

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응답자는 자신의 사업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만 기록하

고, 그 전체를 합산하여 총수입을 산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산

업이 취하는 수입 총액의 품목 또는 서비스 원천별 시장을 파악하는 데 빈틈없는 구조(seamless 

structure)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판매에 의한 매출의 경우, PC용 소프트웨어인지, 기업 또는 네트워크용인

지, 메인프레임용인지, 그리고 기타 용도인지에 따라 매출액의 비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 소프트

웨어 유형에 따른 매출 비율을 추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 역시 서비스업통계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판단된다.

  영업비용 항목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조사표와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 및 문화 등, 기타 공공 및 수리, 개인서비스업’ 조사표의 경우에만 재료매입비

가 들어 있고, 설명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 성격의 재료 구입비(병원의 약제비, 컴

퓨터수리업의 부품구입비 등)’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 자신 등은 무형자산 항목으로 잡혀 있다. 그러나 미국 SAS의 경우, 장비구입비(복사기. 팩

스, 전화기, CPU 모니터 등)와 재료매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소프트웨어 개발, 맞춤 개발, 웹디

자인 서비스, 라이센스 비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비 포함) 등으로 나뉘어져 있

다. 최근 컴퓨터와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각종 서비스 산업 자체 포함되

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형장비 구입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유지관리비 항목을 무형자산 항목으

로 뿐만이 아니라, 영업비용의 별도 항목으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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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05 미국 SAS 51섹터 정보업 중 소프트웨어출판업 조사표 중 소프트웨어 유형별 

수입원천 비율

(2) 지식서비스업으로서의 사업서비스업 관련 조사항목

[그림 3-3] 캐나다 'Survey of Service Industries'  사업서비스업 조사표 중 지역별 수익 항목

  사업서비스업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

회복지, 오락 및 문화 등, 기타 공공 및 수리, 개인서비스업’ 조사표에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서비스업은 최근 지식기반경제의 중요한 한 업종으로서 지식서비스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분야이다. 그러나 이 산업의 특성 상, 단일한 사업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학제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산업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의 ‘Survey of Service Industries'의 ’경영, 과

학, 기술 컨설팅 사업‘ 조사표에서는 미국 SAS와 마찬가지로, 조사표에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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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두고 관련된 수익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사업서비스 산업의 조

사표를 별도로 분리하고 이를 세부 서비스업종별 수익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한편으로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또는 공인 자격증 소유자들의 종사가 많으며, 

이들의 부가가치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대비 생산

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에 국내 시장조차 침식당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사업서

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 양성,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현실이고, 경제센서스에서

는 이들의 고용구조에 대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력과 전공, 경력, 소지 자격증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건 및 사회복지업

  최근 운동, 영양관리, 금연, 절주 등 고객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건

강에 대한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으로는 국민 스스로 건강을 개선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예방적 건강관리(Preventive Health Care), 질병관리(Disease management) 등 신

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부가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

서 Service PROGRESS II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건강관리서

비스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경제센서스에서도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경우, 보건 및 시회복지사업의 경우 사업실적 항목과 유형자산과 무

형자산 항목을 교육서비스업과  한 조사표에서 같은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

업은 서비스의 특성 상 교사의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장비의존도가 낮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경우, 의료장비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어 두 서비스 

사업은 별도의 조사표로 분리하여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현재의 우리나라 서비스업통계

조사의 경우, 사업수익 항목에, ‘등록금(수업료), 의료(사회복지)수익’ 항목과 ‘전입금 및 기부금 

수익’ 항목, 그리고 ‘기타사업수익’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병원의 경우, 그 수익의 원천

이 교육서비스업과는 달리 좀 더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미국의 SAS의 경우에는 수익을 ‘환자진료수익’과 ‘비진료수익’으로 나누고 ‘환자진료수익’은 

다시 ‘노인의료보험’, ‘Medicaid(65세 미만의 저소득자.신체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조 

제도) 수익’, ‘기타 다른 정부 보조 수익’, ‘worker's compensation', '민간의료보험’, ‘환자부담진

료수익’, ‘기타진료수익’ 등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

회복지사업’ 조사표 역시 수익 항목 들을 세분화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원 및 의원, 

사회복지서비스 단체들의 경우, 의료 및 재활 보조 장비 구입 및 기타 의료 부자재 구입이 중요

한 비용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에 이 항목들을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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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의 경우, ‘의료부자재 비용’, ‘의료장비구입비용’, ‘기타소모물품구입비용’ 항목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으며,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소프트웨어구입비용’ 항목이 들어가 있다. 

(4) 도소매업 조사표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의 조사표 분리와 지역별 물동량 조사표

  캐나다의 경우, 도매업과 소매업의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소매업도 단

일소매점과 프랜차이즈 소매점 조사표가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도소매업통계조사 역

시 도매업과 소매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사표로 실시되는 것이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응답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도매가 이루어질 경우, 영업수익과 판매비용, 인건비, 감

각상각비, 그리고 총 영업비용 등을 13개 주별로 비용이나 비율을 기재하고 있다. 이는 도매업의 

경우, 각 지역에서의 물동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우리나라 도매업의 

경우에도, 서울, 부산, 경기/인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등으로 나누어 조사표

를 구성하는 것도 국내 도매업에 의한 물동량 및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캐나다 'Survey of Service Industries'  도매업 조사표 중 지역별 수익 및 비용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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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표 기록 소요시간 항목의 추가

  캐나다 조사표에는 조사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기록하게 하는 항목이 있다. 

[그림 3-5] 캐나다 'Survey of Service Industries'  도매업 조사표 상의 조사표 기록 소요시간 

기재 항목

  이는 조사표 작성의 용이성이나, 조사원의 면접 조사 효율성, 조사표 개선 효과 등을 추적 평가

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항목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조사표 역시, 이처럼 응답 시작시간을 조사

표 맨 앞에 적게 하고, 응답완료 시간을 조사표 맨 뒤에 적게 함으로써, 조사표 개선 작업 및 면

접 조사 과정 효율성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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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결론 및 제언

1) 산업구조통계의 구조적 효율화

   표3-1과 표3-2의 통계조사 및 조사별 조사항목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5인 이상의 사업

체는 업종에 따라,  2개의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모든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응하게 되어 있으며, 5인 이상 기업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이든, 도소

매업서비스조사 또는 서비스업통계조사이든, 건설업통계조사 또는 운수업통계조사에 응하게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기업활동실태조사에도 응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통계의 구조적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업체들의 통계조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들 간의 구조적 연계를 더욱 효율화하고,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의 조사항목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전수조사의 정보가치와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둘째, 전

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DB화하여, 나머지 다른 통계조사의 조사표 DB와 연동시켜, 사업체

가 인터넷으로 접속 시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연동시켜 제공하여, 기 조사내용의 

변동사항만을 체크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추가 조사항목만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조사 

피로도를 줄여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 간 자료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계청 경제통계의 선진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업총조사가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인용과 활용 더 많은 이유, 즉 조사범위의 포

괄성(도매업과 소매업의 포함)과 전수조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서비

스업 통계조사의 필수 인용항목, 즉 매출 또는 수입, 판매비와 영업비용 항목을 추가해서 부가가

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비스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는 표본조사의 특성을 이

용해서 보다 구체적인 산업 특성에 대한 조사로 변환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이며, 새로이 재편되는 현대 서비스산업의 추세에 따른 산업가치사슬 상의 클러스터산업들의 조

사를 위한 조사들간의 구조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계적 수요를 고려한 통계조사의 보완

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두 지역발전연구원을 두고,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사회적 발전 방안들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들, 

특히 통계청의 여러 통계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고서들 중, 광역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지자체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표에 근거한 자료로부터, 일괄적인 비교 자

료는 나오지만 자기 지역의 추가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어, 지역 산업 관련 보고

서들의 형태와 발전 방안 도출의 논리가 비슷해 지방 특화적인 산업 발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 단위 조사의 공통조사 항목 이외에, 지방통계청에서 각 지자체

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조사항목을 개발해 함께 조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주나 이천 같은 지역의 경우, 중요 산업인 도자기공예산업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

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추가하여 진행하거나, 전주의 한지 및 전통공예산업, 강원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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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지역의 관광산업 등, 각 지역의 중요산업에 특화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추가 조사할 경우, 

통계청 본청 수준의 보고서 이외에, 지방통계청 수준의 지역산업보고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통계청의 지역 경제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에서는 지방통계

청이 지자체 행정부서와 협력하여 지자체 특성 산업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분석 프레임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들의 협력을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항목의 확충(매출액 구성요소, 비용부문 직접비와 간접비, 유형고정자산의 

연초잔액과 연말잔액 등)을 통해, 인용빈도 뿐만 아니라, 인용항목 상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매출과 비용 부분의 항목을 나누

어 설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조사 후 발간하는 보고서 이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발표 후, 이와 결합된 여러 

형식의 보고 유형을 개발하여, 추가 보고서 발간이나 KOSIS에 등재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 통계

청 통계의 활용을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3) 총조사와 산업별 연간조사 간의 상보성 보완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비해 그 인용빈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그 인용빈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유형의 총조사와 개별 산업통계조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완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가능하다. 첫째는 총조사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다. 5년 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

라도, 반드시 4인 미만 업체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광업제조업관 산업총

조사의 측면에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즉, 4인 미만의 표

본조사가 총조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4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가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에 비해 약식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의 몇몇 조사항목의 강화를 통해, 4인 미만 사업체로 인한 총조사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

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서비스업총조사의 인용빈도를 고려한 측면이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 특성이다. 왜냐

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이 제조업체 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연간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서비스업총조사가 더 인용빈도가 

높다는 점이 일견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변동성들이 오히려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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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사 자료에 의존하는 연구자들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인용한 보고서들은 관심분야 산업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다른 통계들을 주

로 사용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서비스산업분야에 관련된 한, 보수적인 분류체계와 조

상항목들에 기초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시의적 정보들, 변동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에 한해서

는 관련 기관들의 산업실태조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제언은 무엇보다도 통계청에서 관련기관들의 산업실태조사에 대

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시로 변동하는 서비스산업

의 변화와 통계에 대한 수요를 읽을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역으로 관련 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프

레임, 산업구조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계의 근간은 아

무래도 통계청이기 때문이다. 

4) 행정통계 데이터 활용방안 강구

  통계데이터 구축의 효율화 및 활용 증대를 위해 행정통계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순수 통계를 위한 정보사용을 목적으로 행정정보와 통계정보와의 대규모 결합이 필요하다. 앞에

서 언급했지만 통계청 조사자료와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국세청 자료 간의 차이는 국가 경제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

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행정통계와 통계청의 통계를 연계시킬 수 있

는 법적 행정적 개선을 통해 국가 통계의 효율화 및 응답자들의 애로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국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경제센서스에 대한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산업구조통계의 통합시스템으로서의 경제센서스 조사표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론적 모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

사의 두 측면, 즉 전 산업 1인 이상 전 전수조사와 연간조사라는 측면이라는 점이다. 즉, 연구자

들은 이러한 측면 때문에 적은 조사항목으로 인해 빈약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센서스는 전 산업 대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연간조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체계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전 산업의 포괄성, 그리고 연간 시계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

가 10개의 산업구조관련통계조사들의 인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국가 산업

구조의 근간이 되는 산업통계는 광업제조업통계,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통계, 건설업통계

와 운수업통계이다. 연구자들에게는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범위의 포괄성 보다는 

시계열 분석 가능성이 우선이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간조사가 지니는 시계열보다는 조사대

상범위의 포괄성이 우선이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센서스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전 산

업 분야에 대한 포괄성과 시계열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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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등과, 이를 포괄하는 융합산업, 지식서비스산

업 및 이를 포함하는 지식기반산업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경제의 매크로트렌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분류체계 이외에 제2의 메타분류체계를 관련 산업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가치사슬 중심의 산업클러스터로의 재편성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 관련 산업과 경제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

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분류체계의 개발과 분석 프레임 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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