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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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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

  일반 으로 인 자본이란 노동자에 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 투자의 축

물을 의미한다. 그 가장 요한 인 자본은 교육이다. 교육은 자원의 지

출로서 장래에 생산성을 증 시킨다. 체로 학력상승은 임 의 상승을 의미

하고 기업은 높은 능력과 낮은 능력의 노동자를 구별하는 한 방법으로서 교

육수 을 사용한다.  

  최근 한국경제는 지식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목표의

핵심에는 인 자본의 확 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고가 근 에 있다. 특히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의 수요와 공

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 이 불일치하여 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실

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확 차원에서 인 자본의 요성을 강조하기 한

통계 활용 개발이 실한 시 에 있다. 

  즉, 인 자본의 개발은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두가 인 자본의 축 개

발수 에 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 자본 지표의 측

정과 확충은 경제성장과 발 의 요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

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국가의 경제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 복지

반에 향을 미치고 인 자본의 개발은 구성원간 신뢰증진과 보다 안정된

사회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간 정부의 인 자본 개발을 한 노력은 다양하게 추구되어 왔

으나 고용측면에서 고용의 질을 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통계가 미비 하고

인 자본의 질 인 측면을 보여 수 있는 표 인 지표가 제 로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인 자본 련 정보들이 체계 으로 수집,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인 자본에 련된 통계들이 다양한 기 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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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본 통계라는 범주 내에서 체계화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

하고, 인 자본의 개발이나 성과를 측정하는 표 인 지표가 제 로 제시되

지 못하고 종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지표들이 논리 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나열되어

있어서 인 자본 개발의 각 주체의 의사결정에 실질 인 도움과 활용이 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 인 자본의 양 인 지표들에 비하여 인 자본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확 를 꾀하기 해 각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인 자본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첫째, 

인 자본의 정보로서 해외 인 자본의 지표의 개발 황과 활용정도 등에

한 정보가 필요하고 둘째, 국내의 인 자본의 지표의 개발 황과 활용정도를

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 자본의 양 인 지표뿐만 아니라 질 인 지표

에 한 정보들을 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 자본에 한 해외 선진 통계와 국내 통계를 비교하고 미비된

인 자본 통계를 악하여 질 인 에서 필요한 인 자본의 지표에 한

황 악과 향후 개발가능한 통계의 개발방안과 방법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목 은 반 인 국내외 인 자본 련 통계 황을 악함으로

써 개발이 필요한 부문의 지표를 제시하고, 고용 진을 꾀할 수 있는 해외통

계 사례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실질 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질 인 지표의 황 악과 향후 개발

방안에 을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 자본에 한 해외 선진 지표와 국내 지표를 양 인 면과 질

인 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미비된 통계를 제시하고 향후 필요한 인 자본 지

표의 한 작성체계의 제시와 이에 기 한 개발방안과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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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기 에

서 제시되고 있는 인 자본에 한 지표들을 통합하는 인 자본 지표체계와

부문 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한 국제기구와 유럽국가,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인 자본 지표에 비한 국내의 미비된 통계를 악하여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특히 고용 측면의 미비된 질 인 통계를 인 자본 작성체계상에서 부문별

로 악 분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 자본의 지표의 확충과 인 자본의

양 , 질 제고방안, 특히 고용의 질 인 면을 반 하는 지표 개발방안과

반 인 인 자본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본 과제의 특징 장 은 다음과 같다. 인 자본의 양 인 부분뿐만 아니

라 질 인 면에 을 두고 진행할 것이다. 특히 고용통계의 질 인 지표의

황과 향후 개발 필요한 지표를 악할 것이다. 최근 OECD, EUROSTAT 등

국제기구에서 강화되고 있는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네트워크에 속하는 인

자본의 이동과 활용 등의 지표를 악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기본 으로 인 자본 지표를 이론 논리성과 실무

용성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지표작성의 논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에 기

한 개별 지표 황과 필요한 지표항목 들을 편제한다는 에 기 하여 진행

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범

    

  본 과제는 인 자본 지표 개발의 국내외 비교, 필요한 인 자본 지표의 체

계, 그리고 국내 고용창출효과를 한 개선방안 등을 심으로 분석할 것이

다. 세부 연구 상과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자본 련 국내외 통계 황을 악할 것이다. 국내외 인 자본

련 국내외 통계 황 악을 해서는 우선 인 자본의 개념과 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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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 에 국내 인 자본 통

계의 황을 살펴볼 것이다. 국내인 자본 통계 황의 근방법은 1) 일반

근, 2) 교육측면의 근, 3) 고용측면의 근, 4) 기타 새로운 시각의

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먼 일반 근하에서는 인구통계 황, 인 자본의 황, 인 자본의

개발여건, 인 자본 투자재원 통계 등의 내용을 심으로 개할 것이다. 교

육측면의 근에서는 교육과 훈련의 제공, 교육훈련 참여 황, 교육성과 등

을 주제로 다룰 것이다. 

  고용측면의 근에서는 노동시장의 결과, 과학 기술의 인 자본, 잠재

인력(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 련 통계, 인력활용실태 련 통계, 인력활용

결과 련 통계, 고용의 질 측정 통계, 인 자본의 이동 고용이동 통계

등 노동의 량과 질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

타 인 자본을 보는 에 따라서 새로운 근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해외의 인 자본의 개발 황을 악할 것이다. 특히 OECD 등 국

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일본, 국, 독일 등, 선진국의 인 자본 통계의

황과 편제를 조사하여 황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해외의 인 자본의 개발

황도 인 자본의 반 황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악해 나갈 것이다. 

  셋째, 인 자본의 국내지표와 인 자본의 해외지표를 상호 비교하여 서로

의 장단 과 미비된 지표를 악하고 인 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하여 1) 작성체계 작성분야의 비교분석과 2) 분

야별 작성 황 분야별 미비 지표의 악분석 등을 통하여 개발이 필요한

신규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넷째, 고용확 를 한 추가 발굴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국내외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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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통계의 황을 살펴 으로써 국내 고용의 질 련 지표의 문제 과 개선

가능성을 확인한다. 고용확 를 지원할 수 있는 고용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필요한 고용의 양 지표뿐만 아니라 질 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미비된 인 자본 통계를 기 로 인 자본 지표로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열거하고 향후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단계 으로 개발

가능한 시기를 제시할 것이다. 

  여섯째, 국내외 인 자본 통계와 고용 통계의 비교분석을 기 로 국내의

인 자본 지표를 한 단계 발 시킬 수 있는 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

히 고용을 증진시키고 고용활용도가 높은 인 자본 지표가 있다면 이를 제

시하고 개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수행방법

  본 과제의 근 방법 연구 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과제의 목표는 인 자본의 의사결정에 실질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질

지표 개발에 둘 것이다. 추진방법은 인 자본이 경제성장, 고용 등 경제

활용 부문과 건강과 사회 안정 등 비경제 활용부문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지표를 편제할 것이고 인 자본 고용통계의 양 지표를 구분

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기본 으로 교육, 훈련, 활용의 범주를 심으로 작성체계의 구조를

히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과 고용의 양 축을 심으로 상호 연

계부문과 배경부문 등을 확 하는 근을 선택할 것이다. 이 근 방법 하에

서 한 인 자본의 지표 작성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고용부문의 지

표는 국내외 황의 비교분석을 심으로 질 인 부분을 가능한 분리하여

편제하고 황과 개발 필요한 통계를 악할 것이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문헌 자료는 크게 인 자본의 이론 련 자료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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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방법 연구 상

자본의 지표 련 실무 자료로서 이론 련 자료는 련 논문집과 라우

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이고, 실무 자료는 해당통계 작성기

을 방문 내지 하여 수집 분석할 것이다. 

  자료 수집은 국내통계와 국제 통계의 자료수집으로 크게 별할 수 있는

데 국내 통계는 련 정부부처 기업을 상으로 국내통계의 황과 련

발간자료의 황을 악할 것이다. 해외 통계는 련 국제기구 선진국의

해당기 의 발행자료 입수, 인 자본 담당자와 ,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

하여 수시로 확보할 것이다. 

  

              

  

  과제수행의 구체 방법은 첫째, 인 자본의 지표에 한 자체 연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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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매주 련 자료를 발표 토론할 것이고 둘째, 국내외 인 자본과

통계분야의 련 문가가 포함된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하고

련 정보와 자문을 얻을 것이다. 셋째, 해외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통계기

의 문가와 수시 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넷째, 인 자본의 활용

주체 (정부기 , 기업, 개인)를 상으로 필요한 지표에 한 수요를 악하

고 다섯째, 발주처와 kick-off 미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의견수렴과정

을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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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 자본 련 국내 지표 황

1. 국내 인 자본 황 악

 1.1 인 자본의 개념과 의의

  가. 인 자본의 개념  

 

 인 자본(Human Capital)이란 물 자본과 구분하여 노동력에 체화(體化, 

embodying)되어 있는 근로자의 지식이나 교육수 , 직업훈련 정도, 근로의욕, 

건강 양상태 등 노동의 질에 향을 미치는 모든 생산요소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인 자본은 체로 생산에 투입된 근로자의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지식과 기술 숙련도를 의미한다. 인 자본의 확 는 생산요소의 직

인 증가를 통해서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정 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 자본은 양 측면과 질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

지표의 부족이나 계량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인 자본의

표 변수로 정의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인 자본 형성의 경우 양 측면은

이수한 학교 교육 총 연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인 자본의

질 측면은 결국 교육의 질 측면을 의미한다.

  교육의 질과 련하여 인 자본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시계열 자료의 한계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생산함수의 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부

문에 투입되는 자원(input)과 이를 통해 산출되는 교육의 질 인 성과(output) 

간의 계를 나타냄으로 자원의 투입량이나 성과의 측정을 통하여 교육의

질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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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교육 수 으로 측정한 인 자본의 경우, 양 인 인 자본의

축 은 지난 70년 이후 속하게 증가하여 차 장기 균형 수 에 가까워

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 정도별 인 자본의 양 인

축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질 망이다. 이는 취업률, 국민의 학

력 구성비 교육 정도별 취업자 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이다. 

  인 자본의 획득은 어린 시 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에 의해, 청

소년기에는 교육에 의해, 그 이후에는 장실무훈련(on-the-job training)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인 자본이론은 교육과 훈련에 한 투자와 그 결과

로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모든

소득격차를 인 자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며, 인 자본 개념을 개인의 성격

등에 까지 확 용하는 것에 해 비 한다.

   인 자본에 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보고서에서

는 인 자본 인 자본개발에 한 개념을 각 연구자별, 학문 역별로 주

된 심 역과 목 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는 인 자본 인

자본개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먼 의의 개념으로 인 자본개발의 범 는 기업 혹은 개인차원의 생산

성 는 자기개발을 한 교육ㆍ훈련 등의 활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의의 개념은 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가정, 사회, 국가로 확산된 개

념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

한 능력, 기술 정보, 도덕 성숙, 인간의 품성(character) 등의 개발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을 단순히 경제 가치로 근할 가능성이 있는 의

의 개념이 아니라, 의의 개념에 따라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 자본

은 ‘국가ㆍ사회발 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해 갖추어야 할 기

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으로 정의하

고, 인 자본개발의 개념은 의 인 자본을 개발하기 한 개인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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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국가 체의 행 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연구자와 학제간 연구들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개인 심 혹은 생산 심 근들을 보다 포 으로 통합함으로써

인 자본개발의 개념에 교육, 노동, 건강, 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미국 등 선

진국과 세계 인 추세를 반 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자본개발과 련된 국내의 지표동향은 국내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 

뿐만 아니라 인구 련 지표, 사회복지 련 지표, 보건 련 지표, 노동지표, 

청소년 지표, 여성 련 지표, 그리고 정보화 사회라는 추세에 맞추어 정보화

련 지표 등이 있다. 그리고 국외의 지표 개발 동향은 국제기 에서 발행되

는 인 자본 련 지표로서 OECD, UNDP, ILO, IMD EUROSTAT 등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국내ㆍ외 인 자본개발과 련된 지표개발의 동향에서 찾을 수 있는 함의

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개발의 주요 방향이 경제 인 양 인 성장에서 국민 개개인의

반 인 복지수 을 포함하는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삶

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 추세에 맞추어 국제비교지표의 개발의

필요성이 증 하고 있으며, 한 지표뿐만 아니라 지수의 개발이 증 하고

있다.

  셋째,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 어들었기 때문에 정보화 지식활용

을 측정하고 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넷째, 지속 인 시계열 자료를 통한 지표 개발은 지속 인 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요구한다. 그 동안 객 인 사실 악 주의 지표개발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에 한 인식, 삶에 한 평가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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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개발과 이에 한 시계열 자료와 데이터베이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1.2 인 자본 지표 체계와 황

  가. 인 자본개발 지표 황

 

  인 자본개발에 한 심이 증 됨에 따라 인 자본개발 지표에 한

심 역시 증가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련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합한 한국형 인 자본개발 지표를 개

발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정부출연기 을 심으로도 다양한 논의와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ㆍ인 자원지표집은 인 자원기본법의 인

자원개발의 정의와 인 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이라는 구도를 반 하여 인

자원의 양성 - 이행 - 활용 - 성과, 그리고 인 자원의 사회경제 배경

과 개발 기반이라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집은 인 자원 뿐만 아니라 교육 련 지표를 상 으로 많이 포

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ㆍ인 자원 양성, 활용, 리의 발 방향 목

표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OECD IMD 등 국제비교가 가

능한 지표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 교육ㆍ인 자원의 국제 수

을 측정하고 국제비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높게 평가

할 만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 자원개발지표집은 인 자원을 축 , 개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하여 이행하고, 활용하고 결과를 얻기까지의 순환

과정을 구분하여, 인 자원개발정책의 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

교육이 아닌 비형식교육 부문을 극 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기여 사회 기여도 함께 다루고 있는 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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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 자본개발 지표 체계구성

  

  인 자본개발 지표의 체계구성은 유한한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삶을 기본

으로 반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성장기로부터 자신의 생을 하는 바탕

으로 인 자본을 축 하고 사회진출과 연결되는 이행과정을 거쳐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순환과정을 그 기본모델로 삼고 있다. 

  인 자본개발의 기본 인 주체는 가정(가계), 기업, 정부이며, 여기에 세계

화되는 시 흐름에 맞게 해외부문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선

천 능력을 제외한 개개인의 인 자본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인 자본투자의 상이 된다.

  인 자본투자의 상으로는 정규교육ㆍ비정규교육, 기업에서의 장훈련, 

개인의 취업 고용생활에서 더 많은 편익을 얻기 한 노동시장의 정보, 

그리고 기본 인 건강의 유지 증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 자본개

발의 공 조직들은 가계, 각 학교, 사내교육조직, 직업교육훈련조직, 평생

교육(학습)조직, 외국교육기 등이 있다.

  인 자본 개발과정을 거친 개개인들은 개발ㆍ형성된 인 자본이 활용되기

까지의 이행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 자본의 이행은 학교에서 학교(School 

-to-School), 학교에서 직장(School-to-Work), 직업이동(Work-to-Work), 재교

육(Work-to-School)을 포함하며, 인 자본의 효과 인 개발과 새로운 환경에

응시키기 한 재배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이행과정을 거친 인 자본들은 경제ㆍ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즉, 인

자본들은 축 되고, 활용되어지며, 그 활용의 결과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

다. 인 자본의 축 은 일정시 에서 양 ㆍ질 으로 개발된 인 자본의 축

량으로 규모, 구조, 수 그리고 분포 등으로 악된다. 인 자본의 활용은

인 자본을 어떻게 배분ㆍ이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 자본의 수요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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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과 인 자본의 비활용으로 구분된다.

  인 자본활용의 결과는 개발된 인 자본의 경제 사회 기여의 정도

를 의미하며, 가계경제 국가경제의 기여도 등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도덕성, 동성, 사회 신뢰 등의 사회자본의 형성으로도 나타나게 된다.

  필연 으로 인 자본의 손실은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로 구분된다. 즉, 

인 자본의 유출은 개발ㆍ형성된 인 자본의 국제 이동을 의미하며, 표

으로는 해외이주가 있다. 인 자본의 상실은 노령과 질병에 의한 사망, 산

업재해 각종 사고ㆍ범죄에 의한 인 재해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 자본개발의 순환 모형을 통하여 인 자본개발의 목표 역은 인

자본의 축 , 인 자본의 개발(과정), 인 자본의 이행, 인 자본의 활용, 

인 자본 활용의 결과,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등 6개 목표 역으로 구성된다.

  다. 지표작성 과정과 지표체계 구조

 

  일반 으로 지표작성에서 이용되는 방법은 다양한 사회 심사를 구체

화시켜 일단의 역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지표의 구성은 통상 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다양한 사회 심사를 몇 개의 목표 역으로 구분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각 목표 역에 포함될 구체 인 주요 측면들을 여러 개의

심 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설정된 심 역을 보다 구

체 인 몇 개의 하 역인 세부 심 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

는 각 세부 심 역의 내용을 표하고 그 수 을 측정하는 구체 인 개별

지표 항목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지표체계의 구조는 먼 목표 역을 설정한 후 각 목표 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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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심 역 -> 세부 심 역 ->개별지표』로 연결되는 3단계 구조를 따

르기로 한다.1)

 지표체계의 구조는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에 따라 2단계 구조나 4단계 구조

를 따르기도 하는데, 재 국가인 자원개발지표체계가 3단계 구조로 작성되

고 있는 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추후의 지표체계 일 성을 유지하기

해 3단계 구조를 설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2-1> 지표작성 체계도

  라. 인 자본개발의 목표 역

  목표 역의 설정에 따라 인 자본개발에 한 구체 인 심 역과 세부

심 역이 설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인 자본 련 지표항목들을 선정하는

체계를 따라 목표 역을 설정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 심사를 인 자본개발이라는 특정 목표에 따라 목

1) 물  역  포함하여 4단계 도 볼 수 나, 역  본개  체  내

 다룬다  보다는   본  순환과 에  grouping  격  가지고 므

 행연  처럼  3단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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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역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이런 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인 자본개발기본법과 인 자본 순환모형의 틀 속에서 가능한 여러 가

지 안 인 목표 역을 설정한 후 각 안의 장ㆍ단 과 향후 국가 인

자본개발지표체계의 보완ㆍ개선 방향을 악해 목표 역 안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해외의 인 자본개발과 련된 지표는 물론 기존의 국내 련

연구들을 망라하여 국가인 자본개발지표 작성의 근간을 세운 김해동 외

(2001)에 따라 목표 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목표 역은 인 자본의 개발과 형성, 인 자본의 이행, 인 자본

의 축 , 인 자본의 활용, 인 자본 활용의 결과,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의

6개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번째는 김해동 외(2001)에서 제시된 6개의 목표 역 일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인 자본의 활용과 활용의 결과를 통합하여 인 자본의 개발과 형

성, 인 자본의 이행, 인 자본의 축 ,  인 자본의 활용, 인 자본의 유출

과 상실의 5개 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세번째는 인 자본개발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목표 역을 설정하는 방법인

데, 이 경우 목표 역은 인 자본의 양성, 인 자본의 배분, 인 자본의 활용

의 3개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번째는 순환모형을 근거로 하면서 인 자본개발기본법의 취지에도 벗어

나지 않게 목표 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 자본의 양성(개발), 

인 자본의 이행, 인 자본의 활용의 세 역을 심으로 하고 인 자본의

축 과 인 자본의 유출 상실을 인 자본의 축 과 변화라는 역으로

통합하여 모두 4개의 목표 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재까지의 지표 역으로 가장 포 인 6개 역에 따라서 인 자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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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개발 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 자본의 축

  먼 인 자본의 축 은 양 ㆍ질 측면에서 재 우리나라 인 자본의

총량 축 량(Stock)을 의미한다. 실질 으로 인 자본의 축 이라 함은 인

자본의 활용 활용결과와 더불어 인 자본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인 자본의 축 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 후 개발정책에 려

그 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까지 인 자본개발의 양 ㆍ질 축 량

은 인 자본개발의 결과라기보다는 21세기 인 자본개발의 출발 으로 인식

되어야 한다.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 자본 축 의 4개 심 역은 각

각 인구규모, 인구구조, 분포, 인 자본의 수 , 국민보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총인구의 추세 장래인구, 인구구조, 분포는 인구구성, 성별인

구 그리고 인구분포 등의 세부 심 역으로 구성된다.

 인 자본의 수 은 국민교육수 , 계열별 교육수 , 자격취득, 해외인 자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보건은 기 수명, 보건환경, 체격 체력, 건강

평가 등의 세부 심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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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 세부 심 역

1. 인구규모

 Size of the

 population

1-1 인구추세 Population trends

1-2 장래인구 Future population

2. 인구구조, 분포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2-1 인구구성 The structure of population

2-2 성별인구 Gender population

2-3 인구분포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3. 인 자원의 수

 Levels of human

  resources

3-1 국민교육수 The level of public education

3-2 계열별 교육수 The education level according to      

                  the vocational fields

3-3 자격취득 Acquirement of certifies

3-4 해외인 자원 Overseas human resources

4. 국민보건

 Public health

4-1 기 수명 Life expectancy

4-2 보건환경 Public health environment

4-3 체격 체력 Physique health environment

4-4 건강평가 Evaluation of health

<표 2-1> 인 자원의 축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 자원개발 지표』 연구자료 2006-17 참조 작성

  ② 인 자본의 개발(과정)

 

 인 자본의 개발(과정)은 이미 축 된 인 자본의 유지와 발 을 해 새로

운 사회구성원에 한 인 자본의 개발과,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개개인들의

인 자본 개발 향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지 까지의 인 자

본개발은 정부차원 즉, 공교육의 인 자본개발의 범 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실업률의 증가,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 등 격한 사회ㆍ경제 변화에 따른 성인 평생교육의

요성이 두되면서 공교육차원의 인 자본개발 패러다임은 그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인 자원의 개발은 성인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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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다차원 이고 보다 범 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자본개발의 기본 인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가정), 기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것에 하여 심 역이 총 5

개의 심 역과 18개의 세부 심 역으로 구분되었다.

심 역 세부 심 역

1.공교육(학교교육)

1-1 교육기회

1-2 인 교육자원

1-3 물 교육자원

1-4 교육재정

1-5 공교육평가

1-6 고등교육의 질(수 )

1-7 인 자원의 집

2. 사교육

2-1 사교육비

2-2 사교육 수강자

2-3 사교육의 물 , 인 자원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원 개발환경

3-2 사내직업훈련

3-3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

3-4 기업의 인 자원 개발투자

4. 직업훈련

  평생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4-2 인 ㆍ물 자원

5. 정보화 교육
5-1 정보화 환경

5-2 학교정보화수 (지수)

<표 2-2> 인 자본의 개발(과정)

  ③ 인 자본의 이행

  인 자본의 이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육성ㆍ개발ㆍ형성된 인 자본이

활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 으로 통용되는 이행과정은(OEC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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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를 거친 후 노동시장에 어느 정도 정착하는 단계로, 연령으로

보아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의 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 자본의 이행은 단순히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School-to-Work)의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행의 과정을 의

으로 해석하여 학교-> 취업 뿐만 아니라 학교->학교(School-to-School), 

취업->취업(Work-to-Work), 취업->학교(Work-to-School)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 지역간, 산업간, 

직종간 이동을 의미함)과 노동이동(Labor Turnover- 기업 에서 입직과

이직을 의미함)을 포함한다. 

 이러한 에서 인 자본의 이행은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로지도 취업알선, 진 과 진학, 졸업과 취업, 직업이동 등 총 4개의

심 역과 9개의 세부 심 역으로 구분되었다.

심 역 세부 심 역

1. 진로지도

  취업알선

1-1 취업정보

1-2 진로선택

1-3 진로지도 시설

1-4 진로지도 만족도

2. 진 과 진학
2-1 진학

2-2 도탈락

3. 졸업과 취업

3-1 졸업

3-2 취업

3-3 재학 자격취득

4. 직업이동
4-1 직업이동 비

4-2 이직

<표 2-3> 인 자본의 이행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 자원개발 지표』 연구자료 2006-17 참조 작성

  ④ 인 자본의 활용



Ⅱ. 인 자본 련 국내 통계 황

- 20 -

  인 자본의 활용은 축 혹은 개발된 인 자본을 어떻게 효율 으로 배분

하고 활용하는가를 의미하며, 그 활용 역은 수요와 공 측면과 인 자본

의 비활용으로 구분된다. 인 자본의 공 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노동시장

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으로 나타나며 수요 측면에서는 고

용량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인 자본의 비활용 측면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인

구, 그리고 활용되지 않는 인구집단으로 표시된다.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인 자본의 규모를 통해 최 한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해서 얼마나 체계 이고, 효율 으로 인 자본을 활용하는지는 인

자본의 개발과 더불어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에서 인 자본의

활용은 <표 2-4>에서와 같이 고용과 실업, 여성고용, 근로조건 등 총 3개

의 심 역과 11개의 세부 심 역으로 구분되었다.   

심 역 세부 심 역

1. 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 참가 비활용

1-2 취업

1-3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1-4 실업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

2-2 여성취업

2-3 비활용 여성인력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3-2 임

3-3 노동비용

3-4 근로환경 만족도

4. 차별 우
4-1 성차별

4-2 비능력차별

<표 2-4> 인 자본의 활용

  ⑤ 인 자본 활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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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본 활용의 결과는 인 자본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인 자본개발과정, 

이행, 활용 등에 한 종합 단이 가능한 역을 의미한다. 인 자본의 활

용 결과 내지 효과는 크게 경제 ㆍ사회 기여의 정도와 국가경쟁력 향상

의 정도에 의하여 나타난다.

  인 자본 활용의 경제 결과는 가계, 기업 국가경제의 기여도에 의하

여 경제성장으로서 표 된다. 한 사회 효과는 사회 이동과 도덕성, 

동성, 사회규범 수 등 사회 통합과 신뢰를 이루는 무형 인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국가경쟁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나아

가 국가 체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인 자본 활용의 결과

는 <표 2-5>에서와 같이 경제 기여, 사회 기여, 국가경쟁력, 인간개발

지수 등 총4개 심 역과 11개의 세부 심 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심 역 세부 심 역

1. 경제 기여

1-1 국가기여도

1-2 가계기여도

1-3 기업기여도

2. 사회 기여

(사회 자본형성)

2-1 사회통합수

2-2 계층이동

2-3 문화향유

2-4 정보통신 활용

3. 국가경쟁력

3-1 개인의 경쟁력

3-2 기업의 경쟁력

3-3 국가경쟁력

4. 인간개발지수 4-1 인간개발지수

<표 2-5> 인 자본 활용의 결과

   ⑥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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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은 세계화라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보다 빈번해

지는 국가간 교류와 이동을 반 하여 그동안 인 자본의 개발과 활용에만

집 되었던 심을 환기하고자 독립된 목표 역으로 설정되었다.

  세계화, 국제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국가간 경계 붕괴는 물 자원의 이동

뿐만 아니라 인 자본의 이동까지도 빈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국제 교류와 이동은 인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이지만,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에서는 해외이민 취업 등의 유출을 나타

내고 있으며, 해외이민은 국내에서 개발ㆍ육성된 인 자본의 유출을 의미하

며 해외취업의 경우는 재의 상황에서 지식을 축 한 문 인력의 유출을

의미한다. 

  인 자본의 상실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활

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인 자본의 규

모를 악하고자 설정한 역이다.

 이러한 에서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은 <표 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 자본유출, 인 자본상실 등 총2개의 심 역과 6개의 세부 심

역으로 나 어져 있다.

심 역 세부 심 역

1. 인 자본유출
1-1 인구의 국제이동

1-2 인 자원의 유출

2. 인 자본상실

2-1 사망력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2-3 사고로 인한 손실

2-4 질병으로 인한 손실

2-5 범죄로 인한 손실

<표 2-6>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 자본개발 지표』 연구자료 2006-17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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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인 자본 지표 개발 황

 2.1 한국의 지표 개발

  재 인 자원 련 우리나라 지표 개발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즉, 첫째,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소득증

로 복지에 한 심이 고조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둘째,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양화 되면서 각 분야의 문성 제고와 함께 지

표의 세분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 인 지표인 사회지

표는 와 같은 지표의 흐름에 따라 1967년경부터 태동되기 시작하 다. 사

회지표의 개발은 다른 분야의 지표개발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각 분야별

로 세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셋째, 객 항목에서 주 항목이 반 될 수 있는 지표로 그 역이

확 되고 있다. 기에 지표의 내용 항목별 변화 추세는 주어진 상에

하여 일반 이고 객 인 지표항목들을 상호비교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었

다. 그러나 최근의 지표항목들은 보다 구체 이고 주 인 지표항목들을 담

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 지역별 지표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지 할 수 있다. 지표에

한 심과 개발은 기에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 으나, 최근 지방화 시

를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지역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지

표를 개발하고 있다.

  다섯째,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차이를 합리

ㆍ객 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정보화 지표의 강화 추세이다. 즉, 이처럼 최근 정보화,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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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로 경제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정보화

련 지표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한국 인 자본의 정책 동향

  인 자본개발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한 핵심 정

책이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 인 추진을 해서는 련 정보 통계 인 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 자본개발의 동향에 한 정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 상황

에 한 이해와 미래 측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장 실천가들에게는 실

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를 한 기 자료를 제

공할 때 그 가치가 극 화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2006년 1월 10일 제2차 인 자본개발 기본계획(2006-2010)이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최종 발표되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인 자

본 정책이 수립ㆍ시행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별 인 자본개발 련 정책과

이슈 련 통계의 체계 인 수집과 정리 분석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2).

  따라서 앞으로 안정 이고 체계 인 인 자본개발 통계 정보 구축 시스템

의 마련과, 인 자본개발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지속 인 통계의 개발

생성이 필요하다.

3. 국내 인 자본 지표의 황 문제

 3.1 국내 인 자본 지표 개발 황

  최근 제기된 국가차원에서의 인 자원개발에 한 정책 강조에도 불구

하고 인 자본 련 통계 인 라는 아직까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2) 미 , 『 본개  동향  연 사업(2006)』, 한 직업능 개 원, 2006,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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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통계는 물량투입 주의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하여

물 자원 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인 자원 통계는 실물, 경제통계 등

에 비하여 양 으로나 질 으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 다수의 통계 자료도 행정 통계 주로 작성되고 있어 인 자원 부

분을 심층 으로 분석하기에는 많은 한계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의 인 자원개발 정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국내의 인 자본개발이 다

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 에 와 있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한 객 단 기 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

히 인 자본에 한 질 인 정보와 세부 인 정보는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의 우리나라 인 자본개발 련 통계 황

과 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향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일반 근

  

  1) 인구지표 황

 

  인구규모 인구구조를 변동시키는 기본 요인인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

혼에 한 황을 악하여 국가의 인구ㆍ주택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교

통 등에 한 정책 수립 민간기업의 경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할 목 으로 인구동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통계는 인

자본 인 자본개발과 련된 가장 기 이며 요한 통계라고할 수 있

으며 <표 2-7>에 잘 나타나 있다.

  인구통계는 우리나라 인 자본의 이동, 생성 소멸에 한 자료를 제공

할 뿐 아니라, 재와 미래의 양 인 인 자원 황을 악하는 것을 가능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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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구통계에는 인구통계연보, 인구이동통계연보, 사망원인통계연보, 

생명표, 시도별 추계인구,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인구추계 등이 있다.

간행물명 주요 수록내용
발간

시기

간행물

성격

국주민등

록인구통계

매년 12월 31일 기 으로 각 시도에서 작성된 주민등

록 인구자료를 수집, 합산하여 16개 시도별, 시군구별, 

읍면동별로 자료를 수록

매년

3월경
보고통계

인구이동

통계연보

총이동 시도간ㆍ시도내 인구이동, 입, 출지별

인구이동 등을 월별로 수록

매년

6월경
보고통계

인구동태

연보

연도별 출생, 사망의 변동 추이, 출산력 사망력, 

연도별 혼인ㆍ이혼의 변동추이에 한 자료 수록

매년

9월경
보고통계

사망원인

통계연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사망원인별 사망자, 사인별

사망률, 주요사인에 의한 사망자 국제비교 등

매년

9월경
보고통계

생명표
출생시 기 여명, 연령별 기 여명, 연령별 사망확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2001. 8월 발간)
매 2년 분석통계

장래인구

추계

인구추계작업개요, 인구변동요인분석결과, 장래인구추계

결과, 인구 련지표의 국제비교(2001. 12월 발간)

부정

기
분석통계

시도별

추계인구

인구추계개요,시도별ㆍ연도별 총인구,시도별ㆍ인구 추

이,시도별 연평균 인구동태 등을 수록 (1998.9월 발간)

부정

기
분석통계

 <표 2-7> 통계청 발간 인구통계 련 자료

 자료 : 통계청(2005), http://www. kosis.kr/ 참조 재작성

  본 연구에 있어서 향후 인 자본과 련된 인구지표에 있어서 우리가

심을 갖는 부문은 인구규모, 장래인구, 인구구조 등의 역에 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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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지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구조에 있어서는 지역별 인구

분포, 성별로는 여성, 연령계층별로는 청소년 인 자본 황 등에 심을 가

질 필요가 있다. 인 자본 개발과 련된 인구부문의 개별지표 황을 다

음 <표 2-8>로 나타낼 수 있다.

간행물 심부분 개별지표

인구동태연보
- 출생, 사망

사망  연령 지역별 사망

인구동태연보
- 혼인, 이혼

혼인
 연령 시도별 혼인

 연령 시도별 이혼

이혼

 연도별 총인구 인구성장률, 연도별 출생, 사망, 연

령구조별 인구 부양비, 연령계층별 노령인구, 연령

계층별 생산가능인구, 학령별 인구, 주 결혼 연령층

인구

장래인구추계

인구성장

국제이동
 성별 평균수명

평균수명

 <표 2-8> 인 자본 련 주요 인구통계 개별지표

자료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1999), 『인구통계연보(총 ㆍ출생ㆍ사망편

)』, 통계청(2001),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ㆍ이혼편)』에서 재구성

  2) 교육지표 황

  재 교육 련 지표를 생성하는 표 인 기 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청, 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사학연 리공단, 국가보훈처 등을 들 수 있으

며, 이들 기 에서 생성 혹은 가공되어 제공되는 지표들에 한 교육 련 자

료의 주요 총 황은 다음 <표 2-9>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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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주요 내용
발간

시기
발간 기

교육통계연보
재정 황, 기자재 황 등 교육여건에 한 일반 황, 

각 학교 황, 그리고 학생 황에 한 내용
매년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의

교육지표

교육의 인구통계학 , 사회경제 배경과 교육기회, 

교육비, 교육환경,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따른 성취

도 등

매년
한국교육

개발원

보훈행정연감

보훈행사, 보상 여, 교육보호, 직업보도 직업

훈련, 의료보호, 생업 주택지원, 융지원, 양육ㆍ

양로보호, 군인보험 등

매년
국가

보훈처

기업체노동

비용

조사보고서

기업규모별, 산업별 노동비용, 노동비용 구성비, 법정

외 복리비 등
매년 노동부

사학연

통계연보

학교기 , 교직원, 평균보수월액, 퇴직자, 부담

여, 연 수 자 연 액, 후생사업, 재무제표

자산 운용에 한 황 통계

매년
사학연

리공단

<표 2-9> 교육 련 통계 자료 황

 자료 : 통계청(1998), 『통계정보소재안내』에서 재구성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 련 자료를 체계 이며 종합 으로

정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의 교육지표』를 심으로 살펴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84년부터 『한국의 교육지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교육과학기술부 수조사인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 교육 황 실태를 체계 으로 정리ㆍ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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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몇 차례의 개편 작업을 거쳐 1995년부터는 교육의 핵심 지표만

을 심으로 발간되는 『한국의 교육지표』는 지표별로 상세한 정의 산

식, 경향 황, 국제비교 자료 등을 통합한 체계로 진일보한 내용으로 개

편되었다.

  1996년부터는 5년 주기 정보로만 한정되었던 자료를 매년 나오는 자료를

기 로 하여 발간하고 있다. 한 교육의 제반 지표를 생성하는 원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지표』체계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주요 내

용과 서술방식은 교육의 배경, 교육의 투입,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등 4

개의 심 역으로 구분하고, 체계 근 방식을 변형하여 작성하 다.

  구체 인 지표 역은 교육의 배경으로 인구구조ㆍ사회경제 배경ㆍ교육

에 한 국민의식 등을, 교육의 투입으로 교육의 기회ㆍ교원ㆍ교육비ㆍ교육

시설 환경 등, 교육의 과정으로 교육과정편제ㆍ교육과정운 ㆍ교육행정

등, 교육의 결과는 인지 성취ㆍ정의 성취ㆍ신체 성취ㆍ졸업/학교성취

ㆍ취업 소득 등이다3). 

 『한국의 교육지표』는 다른 지표에 비하여 상 으로 체계 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객 인 수치의 지표와 주 인 지표가 히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지표항목이 일반교육 부문에 집 되어 있어서 직업교육

부문 등 여타의 인 자본개발에 한 정보는 상 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인 자본개발지표의 개발에서는 직업교육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심층 으로

보완ㆍ작성할 필요가 있다.

3) 한 개 원(1997), 『한  지  1996』, 보연  편, 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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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역 지표 역 지표항목

교육의

배경

인구구조 국민의 학력 구성비,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 학령 인구수

사회경제 배경
주요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액, 산업구조(GNP구성비), 

직종별 인력부족률, 실업률

교육에 한

국민의식

자녀 교육의 목 , 학교교육의 당면문제, 가구주의 자녀교육

기 수

교육의

투입

교육의 기회 학교 별 취학률, 학교 별 진학률

교 원
학교 별 교원수, 교원 확보률,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 별

교원의 여, 교직생활에 한 만족도, 교원의 이직률

교육비

GDP 공교육비 규모, 공교육비의 재원별 구성비, 학생 1

인당 공교육비, 학생1인당 사교육비, 연평균 가계지출 교

육비,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성, 학생당 연간 납입 액, 공교

육비 지출의 기능별 구성비, 장학 수혜자 비율

교육시설

환경

학교 별 학교수, 학교 별 학생수, 학 당 학생수, 학교당, 

학생당 장서수, 등학교 노후시설, 컴퓨터 1 당 학생수

교육의

과정

교육과정편제 연간 법정 수업시간수, 주당 수업 시간수, 이수 과목수

교육과정운 학교 별 교과서 종류수

교육행정 사무원 1인당 학생수, 사무원 1인당 교원수

교육의

결과

인지 성취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정의 성취 학생 범죄 비행 발생률, 학생의 비행 동기 유형

신체 성취 평균 신장, 평균 체

졸업/학교성취 졸업률, 탈락률, 인구 10,000명당 박사학 취득자수

취업 소득 교육정도별 임 수 , 학력별 취업률

 <표 2-10> 한국의 교육지표 항목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1997), 『한국의 교육지표 1996』, 교육정보연구 보고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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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표개발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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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인 자본지표의 황과 문제

  인 자본개발의 개념과 범주에 따라 련 통계의 구성요소도 달라질 것이

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인 자본개발기본법4)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양성, 배

분, 활용 그리고 성과 역으로 나 고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을 비롯한 정부기 들이 공식 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한정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 자본개발 통계인 라 구축은 국가인 자본 수 망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 인 자본의 양성, 배분, 활용과 련된 국가인 자본정책

통계조사자료의 구축과 분석, 정보의 유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

의 구축을 통하여 궁극 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인 자본개발

개인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

 양성 배분 활용   제도 소양 정보

ㆍ교육훈련 ㆍ인 자본의 수 ㆍ노동시장에

연구개발 등의 과 련한 일련의 서 경제활동

활동을 통한 활동 ㆍ기업에서

숙련 형성 -학교에서의 노동 의 인 자

                장으로의 이행 원 리

               -노동시장에서 노동

                력의 이동

               -실업

ㆍ제도의 구축 ㆍ 등교육의 ㆍ인 자본

은 사 수익과 내용에 해당하 의 배분

사회 수익의 는 교육의 본질 활용과

계에서 상과 가치와 련 련한 정보

조정을 통하여 의 생성,

구축 제공

 <표 2-11> 인 자본개발의 개념과 범주

 자료 : 김형만(2004), 『인 자본개발 기본법』을 재정리

  최근 인 자본개발이 국가발 의 주요정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인력에

4) 본개 본  2  2항  ‘ 본개  라 함  가ㆍ지 단체ㆍ ㆍ연

ㆍ 업 등  본  양 ㆍ ㆍ활 하고,  는 사회  규 과 트워크  형

하  하여 행하는 활동  말한다’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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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는 그 수요가 증하고 있지만 국가 통계는 여 히 매우 부족한

실이다. 즉 학력, 공, 숙련정도 등 인력의 질을 악할 수 있는 인력통계는

양 으로 부족하고, 제공된 자료 역시 부분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통계로

서 심층 인 분석을 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나아

가 인 자본개발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의 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

는 련 통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가. 인 자본의 축

   인 자본의 축 을 나타내는 인구구조 분포를 설명하는 인구통계는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

택총조사(인구센서스)」가 표 이라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총

조사와 주택총조사를 하나로 합쳐 국의 1,600만 가구를 상으로 실시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주택의 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

악하여 각종 경제사회 발 계획의 수립 평가에 활용하기 한 통계조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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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명
조사

기
 조사목  조사 상

조

사

주

기

조사방법  조사내용  특징/한계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센

서스)

통

계

청

-인구규모,분

포

주택에 한

황 악

-가구 련경

상조사의

표본틀활용

- 수(25만

조사구)

-표본(2.5만

조사구)

 

5년

면 조사

(자계식)

-인구가구주택

 에 한 수

 조사

-경제활동상태

등에 한

표본조사

-인구의세부

 직업없음

-5년에

1회조사하므로

자료의

시계열문제가

발생

인구이동

통계

통

계

청

-국민의지역

 별인구

이동

 량

이동방

향을 악

-주민등록

법 에

의한

 입신고자

매

월

입신고

자료

읍면동별 입

신고서내역,주

민등록인구변

동내역

-주민등록

 입신고서를

 기 로작성

인구동태

조사

통

계

청

-인구규모,

구조의변화

요인 악

-출생, 사망

 혼인등

매

월
자가기입

-출생,사망, 

혼인신고서의

주요내용

-신고서를기

 로작성

<표 2-12> 인구통계

 

  나. 인 자본의 개발

  인 자본의 개발(양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 등의 숙련을 형

성하는 과정으로, 통상 으로 교육훈련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먼 정규교육

에 한 통계로는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탁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가 표 이다. 그

러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정규교육에 한 유일한 수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통계자료는 양 정보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 행정

목 을 해 사용된다. 이러한 행정통계 정보는 변화하는 교육시장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요구에 제 로 반응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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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에 한 통계는 노동부의 탁을 받아 앙고용정보원에서

탁 리하고 있는 고용보험 DB, 고용보험기 을 지원받는 모든 직업훈련에

한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직업훈련종합정보망인 HRD-Net((http://hrd.go.kr)

등이 표 이다.

조사명
조사

기
조사목 조사 상

조사

주기
조사방법 조사내용 특징/한계

교육

기본

통계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황과

실태

등을 악

국의각

학교,사

설학원교

육행정기

매년
각 학교에서

자기기입

유치원 고

학

학원의

학교

교직원

사항

ㆍ보고통계

고용

보험

통계

HRD-

Net

앙

고용

정보원

고용보험

정보

제공

고용보험 용사

업장

피보험자

매월

고용보험 련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을

집계

피보험자

사업장

ㆍ고용보험

법 용사업

장만을

상

ㆍHRD-Net은

고용보험DB와

연결되어있

어훈련과

취업정보를

결합

<표 2-13> 인 자본개발(양성) 통계

 

  다. 인 자본 배분

  인 자본 배분 역은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노동시장에서

의 이 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련된 표 인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한국교육개발원

의 「고등인 자본 취업통계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ㆍ고용

패 조사」, 노동연구원의 「노동패 조사」등이다.  이들 통계는 향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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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 정확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노동시장 이행과정의 질 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노동이

행통계는 고등인 자원 취업통계, 한국교육고용패 , 한국노동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명
조사

기

조사

목
조사 상

조사

주기
조사방법 조사내용 특징/한계

고등

인

자원

취업

통계

한국

교육

개발원

졸자의

공별 취업률

악

4년제,직업

고등교육기

졸업자

수조사

매년
각학교에서

직 입력

ㆍ고등교육기

체ㆍ 공

별취업률

ㆍ직업산업분

야,계열별 공

일치도 등

ㆍ조사 상

과조사시

이 당해연

도졸업자의

2-4월

한국

교육

고용

패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청년층의 진

학과 진로,

노동시장으

로의 진입

련 연구

학생6,000

명 ,보호자

6,000명,학

교 행 정 가

300명, 

학 담임

 1,221명

매년 면 조사

ㆍ학생(학교생

황 , 가 정 생 활

등), 가구(가구

원 황 ,생활환

경 등),학교

담임 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ㆍ이행과정

에 한 표

조사

ㆍ학교교육

에 한실증

데이터제

공

한국

노동

패

한국

노동

연구원

노동시장의

변화를 포착

제주도를

제외한

국을 통해

951개의 조

사구선정

매년

조사원에

의한 면

조사

ㆍ가구조사 ,개

인조사

ㆍ노동이동과

 노동시장구조

 악

ㆍ일자리이

동이나변동

사항잘 악

ㆍ표본유지

의 어려움

<표 2-14> 노동이행(이동)통계

  라. 인 자본 활용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인 자본은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후

경제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 자본의 활용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할

수 있다.

  <표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 자본의 활용에 한 주요 지표는 경제

활동인구와 취업ㆍ실업에 한 것이며, 이에 한 표 통계는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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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부의 사업체조사가 있지만 양극화, 비정규직 등

최근 정책이슈와 련된 통계는 부족한 형편이다.

조사명
조사

기
조사목 조사 상

조사

주기
조사방법 조사내용 특징/한계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ㆍ인구의경제

특성을조사

ㆍ인력자원

활용정도 악

가구내에

상주하는

만15세이

상가구

매월 면 조사

인 사항,경제활동

여부,취업자 항목,

실업자

항목등

ㆍ취업자 총 수는

사업체조사와 차이

가날수있음

사업체

기 통계

조사

통계청

ㆍ민간업체의

기업경

계획수립

300만

사업체
매년

면 조사

(타계식)

사업체일반 황,총

량 인경제활동

황등

ㆍ조사자에 한

세부 인 자료부족

(총종사자만 악)

노동량

수요동향

조사

노동부

ㆍ사업체노동력

수 사항

악

국상용근

로자5인이상

을 고용하고

있는사업체

매년

우편조사

면 조사

병행

직종별 원

부족인원등

ㆍ 업종,사업체

를 상으로하는조

사결과와는차이가

있을수있음

소규모사

업체근로

실태조사

노동부

ㆍ고용 임 정

책의기 자

료로활용

상용근로자

1-4인인

사업체

1년

임시조사

원에의한

면 조사

사업체명,표자명,

소재지,화번호수

등

ㆍ상용근로자에

한사항만조사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노동부

ㆍ정규 비정규

직근로자의근로

시간,임 실태

등을 악

산업의 근

로자1인이상

사업체

1년

우편조사

면 조사

병행

사업체명,고용형태

별 고용형태,고용

계약기간,직종등

ㆍ가구단 조사와

직 비교하는데

한계가있음

임 구조

기본통계
노동부

기업의임

체계개선

약5,400개사

업체(5인이

상)

매년

우편조사

면 조사

병행

사업체조사와

개인조사

ㆍ임 근로자를

표본추출 하여 조

사설계

ㆍ산업분류와 직업

분류가 소분류에

그침

<표 2-15> 인 자본활용(노동) 통계

  

  마. 인 자본개발의 성과

  인 자본개발을 통해 축 되는 인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그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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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 ㆍ경제 가치는 인 자본개발의 성과로 간주된

다. 이러한 활용의 결과 는 효과는 크게 경제 사회 기여의 정도와

국가경쟁력 향상의 정도에 의하여 나타난다. 

역 심 역 통계 개선/신규생성

인구규모

ㆍ인구구조, 분포

ㆍ인 자본의

  수

인구주택조사(센서스)

인구동태조사

ㆍ교육수 에서석ㆍ박사의

  구분

양성

ㆍ정규교육

ㆍ사내교육

ㆍ직업훈련

교육기본통계조사

고용보험DB /HRD Net

ㆍ 공ㆍ산업ㆍ직업표 화

  필요

ㆍ정책의변화에따른신규

  지표생성필요

배분
ㆍ졸업과취업

ㆍ직업이동

고등교육기 졸업자취업통계조사

한국교육고용패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문 , 학교졸업생조사

ㆍ조사시 , 조사 상변화필요

ㆍ 공, 학과별로취업률필요

ㆍ직업에 한정보(임 ,기간,

  만족도등)필요

활용

ㆍ고용과실업

ㆍ여성고용

ㆍ근로조건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기 통계조사

임 구조기본통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

한국노동패

소기업인력실태조사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

신규인력채용동태 망조사

ㆍ교육수 에서석ㆍ박사구분

  필요

ㆍ산업분류에서소분류표시필

 요하고직업에서세분류표시

ㆍ노동시장변화에따른취업자

  들의경로조사필요

ㆍ핵심 문인력의노동시장에

  서의경로조사필요

인 자본

개발결과

ㆍ경제 기여

ㆍ사회 기여

ㆍ국가경쟁력

UNDP의인간개발지수(HDI)

IMD의국가경쟁력보고서

ㆍ사회 기여도와경제 기여

 도를측정할수있는측정지

 표개발필요

ㆍ인 자본개발종합인덱스

  개발필요

<표 2-16> 인 자본개발 역 분류에 따른 통계

자료 : 송창용, ‘HRD 통계 황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2006』, , p.24 재인용

4. ‘고용의 질’ 지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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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에 한 심이 커지면서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는 과거 완

고용의 기치아래 단순히 ‘고용량’이나 ‘실업률’ 등에 한 고용의 양

성장에 치우친 근이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의 창출과 유지에 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부분의 사람들이 임 근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삶을 질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세계화, 지식정보

경제 등 노동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

제기구들이 변화에 응하여 사회의 지속 인 발 을 도모하기 해서는 기

존의 양 인 근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의 질 부문에 한 분석이 필요하

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의 질 논의에서 요한 은 환경변

화에 따른 향을 정확히 악하고 이에 한 구체 이고 실 인 응책

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용량과 련한 세계통계를 볼 때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높고 한 교육층의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상 으로

취약한 국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고용에 하여 유리한 치를 하고 있

는 샘이다. 이는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 비율이 높기 때문이고 이

러한 양 지표만으로 노동 련 정책을 도출하기에는 실을 왜곡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본 장에서는 재 우리나라에서 조사되고 있는 ‘고용의 질’의 지표에 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지표의 황 조사는 한 해외지표의 그것과 비교

되어지기 하여 지표로서의 구성 요건이 있다. 지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기본 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각 개념들은 ‘보편성(universality)' 을 갖고

핵심 요소들을 가능한 모두 포 해야 한다. 

  둘째, 각 구성요소들은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가져야 한다. 즉, 국

가별 분포 혹은 순 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척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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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타당성(validity)'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확성과 신뢰성

(reliabi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지표로

최 한의 개념을 포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개념 으로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parsimony or simplicity). 여섯째, 

국가별 ‘다양성 혹은 특수성(Diversity or Particularity)'을 고려해야 한다. 노

동의 세계에 한 보편 인 근을 유지하면서도 각 사회의 구조 ·제도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5)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차원 으로 측정된 고용의

질의 세부지표들을 각각 해당 차원별로도 하나의 통합된 척도, 즉 하나의 종

합지수(index)로 수화가 되어야 국가 간 ‘고용의 질’에 있어서 여러 차원

간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노동통계의 황을 살펴보면 <표 2-17>과 같다.  

2007년 4월 재 통계법 제8조( 는 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736

종으로서 지정통계 92종, 일반통계 644종이 있다. 방법별로는 조사통계 329

종, 보고통계 347종, 가공통계 60종이 있다. 

  체정부승인통계는 736개로 지정통계 92개, 일반통계 644개 조사통계가

329개, 보고통계가 347개, 가공통계가 60개가 있다. 정부기 작성 통계 566

종(통계청은 54종), 지정기 작성 통계 170종이 있다. 산업구조와 인력구성

등 노동시장을 악할 수 있는 주요통계는 부분 노동부와 통계청이 생산

하고 있으며 인 자본구성 인 자본 련 정보는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

부의 자료를 통해서 악할 수 있다.   

5) 하남 (2007)  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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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 통계명칭 조사내용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 등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표(사업체명, 소재지, 생산품명, 근로자에 한사항 등), 개인조사표(근

로자종류, 근속, 학력, 연령, 직종, 직 , 근로시간, 시간수, 여 등)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직종별 상용, 임시 일용, 외국인근로자의 원, 부족, 인원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여지 연인원, 여 총액, 퇴직 ,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 복리비 등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성, 연령, 직종,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 액 등

임 교섭타결 황조사 약임 인상률, 월평균임 액 등

외국인근로자고용동향 외국인근로자의 제도별, 업종별, 국가별, 월별 취업자수

통계청 인구 주택센서스 인구 주택 련 사항

시도별 추계인구 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 출생(률), 사망(률), 순이동(률)

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 인구변동요인, 입지, 입일자, 출지 등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취업 실업자수 등

공업제조업통계조사 업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를 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체기 통계조사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등

기청 소기업인력실태조사 인력 황, 교육훈련형황, 외국인근로자 황 등 총 29개항목

소기업실태조사 업체개요, 공장, 원부자재, 설비투자, 매, 고용, 정보화, 재무제표 등

한국고용정

보원

고용보험통계 피보험자, 실업 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황

직업훈련실시 황(HRD-

net)

실업자직업훈련, 재직자훈련 기능사양성훈련 실시인원 집행액

구인구직취업동향 구인, 구직 성검사, 직업상담 등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

사

세분류별 고용인원 임 수 등

청년패 조사 청년층 직업이동, 구직활동, 자격증 취득 등

졸자직업경로조사 학교교육, 직장경험, 직업훈련 등

한국노동연

구원

한국노동패 조사 추 조사방식을 통하여 직장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 등

사업체패 조사 경 환경, 인 자본 리체계,   노사 계 황, 임 교섭 황 등

고령자패 인구학 특성, 가족, 건강, 경제활동, 소득과 자산, 주 기 감 등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 조사 학교생활 학습태도, 가구배경 등

인 자본기업패 조사 기업경 일반, 인 자본 리, 인력 황 기업과 근로자의 인 자본개발 등

한국교육개

발원

고등교육기 졸업자취업

통계조사

취업구분, 공일치 여부, 취업경로, 직업명, 직업분류, 근무지, 회사명, 회사규모, 

산업분류

교육통계조사 학교 별 학교, 학생수, 입학․졸업 황

평생교육통계조사 기 , 로그램, 학습자 교강사 련 항목

소기업

앙회

소제조업임 실태조사 직종별 임 , 성과배분제 연 제 련사항

지자체 주민등록인구통계 세 수 성별, 연령별 인구수

시군구별 GRDP 지역내 총생산액,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경제활동별 요소소득 등

시도교육청 교육통계 학생수, 졸업자수, 취업자 황, 교원수, 시설 황 등

자료 : 백 호(2007)

<표 2-17> 주요 노동통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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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지표 지표의 정의 자료

1.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비 경제활

동인구 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비 취업자

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업부문 임 고용 비율 임 근로자/ 체 취업자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률 지난 1주간 구직활동 기 실업자 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실업률 15-24세 인구의 실업률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소득분 별 고용변화율 소득집단을 1,2,3,4,10분 의 5분류로 구

분한 후 t-1기에서 t기로의 이행확률을

산출,10년간 고용변화율로 추정

한국노동패 자료

2.고용안정 임시,일용직 비율 임 근로자 임시,일용직 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이직률 체평균 이직률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평균근속기간 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임 구조 기본통계조사

제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율

사용자 에서 1년 미만 일했고,앞으로

1년 미만 일할 것으로 기 되는 시간제

근로자,용역, 견,호출,독립도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산업재해율 사업재해보상보호법 용사업장의 (재해

자수/상시근로자수)*100

한국산업안 리공단(산업

재해 황통계)

3.능력개발 고학력자 비율 문 이상 학력자 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수 별 소득수 교육수 별 임 단계별 비율 통계청(인력실태조사)

4.소득불평

등

주요직종 평균소득 주요직종의 월평균임 총액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상 소득 하 20%의 소득 유율 통계청(도시가계통계,분기

별자료)

빈곤율 표 생계비 이하 소득계층 통계청(가계조사)

지니계수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통계청(가계조사)

5.근로조건 과근로시간수 월 총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산업재해발생률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통계청(산업재해조사)

근로자 10만명당 치명

부상 빈도

총근로자수 비 사망 혹은 부상자 수 통계청(산업재해조사)

근로감독 비율 인구 10만명당 근로감독 비율 노동부 내부자료

6.고용평등 임 고용 여성의 비율 총고용 여성의 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남녀 소득 비율 15시간 이상 임 근로자 여성/남성

시간당 소득비율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의 고용률 갭 총고용률-(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장애인의 고용률 갭 총고용률-장애인 고용률 통계청(장애인고용동향)

7.일과 가정

의 양립

모성 고용률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모성 고용률 갭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6세 이하 아

동을 가진 부모의 고용률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패

조사)

8.참여

발언권

노조조직률 노조에 가입된 노동력 비율 통계청(노동조합)

9.사회보장 실업 여 수 률 실업자 실업 여 수 비율 노동부 고용보험 자료

산재보험 용률 취업자 산재보험자 비율 노동부 산재보험 자료

연 수혜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연 수혜자 비율 보건복지부 국민연 자료

<표 2-18>국내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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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방하남 외(2007), 노용환 외(2007),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고용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를 생성하는 곳은 주로 통계청과 노동부 자료

등에서 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조사되어지는 ‘고용의 질’ 지표들과 유사

한 차원의 형태로 나 어 보면 <표 2-18>과 같다. 우선 ‘고용의 질’이 확

보되기 해서는 일단 한 수 의 일자리 수 에 근해야 한다. 

  고용량과 련된 ‘고용기회’가 바로 기 인 지표로 ‘경제활동참가

율’, ‘고용률’, ‘비농업부문 임 고용 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소득분

별 고용변화율’ 등이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

률, 실업률 등은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지표들이다.

 ‘고용안정’ 부문은 미래의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

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성되는 고용안정 지표는 ‘임시, 일용직 비

율’, ‘이직률’, ‘평균근속기간’, ‘제직기간 1년 미만의 임 근로자 비

율’, ‘산업재해율’이 있다. 임시직 비율에 해서는 국가간에 그 기 이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어떤 기 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국가간 비교를 할 때는 해석의 유연성을 갖

고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능력개발’ 차원은 통계청에서 보고되는 ‘고학력자 비율’, ‘교육수

별 소득수 ’으로 구하여진다. ‘소득불평등’ 부문은 ‘주요직종의 평균소

득’, ‘상 소득’, ‘ 빈곤율’, ‘지니계수’ 항목이 있다. 주요직종의

월평균임 총액은 특히 남녀간 임 격차, 숙력/비숙련 노동자간 임 격차를

비교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로서 빈곤지표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상 소득과 빈곤율도 소득수 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근로조건’ 차원에서 근로시간 지표로 ‘ 과근로시간수’, ‘월평균근

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근로시간의 이슈는 과도한 근로시간 혹은 비

형 인 형태의 근로시간은 육체 ,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일과 가족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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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지표로 ‘산업재해발생률’, 

‘근로자 10만명당 치명 부상빈도’, ‘근로감독 비율’이 포함된다. 우

리나라의 경우 ‘재해발생국’, ‘재해강도율’, ‘재해건수’ 등과 련된 국내 지표

와 자료가 존재하여 이를 활용하여 국제비교를할 수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차별없이 동등한 노동에 해 동

등한 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평등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원칙 인

측면을 언 하지 않더라도 차별 인 우는 사회 통합을 해하고 잠재

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6) 

  ‘고용평등’ 차원은 고용상의 공정한 처우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노

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는

‘임 고용 여성의 비율’, ‘남녀 소득 비율’, ‘고용자의 고용률 갭’, 

‘장애인의 고용률 갭’이 있다. 이는 양성평등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평등성,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평등성을 평가하는데 지표가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은 재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출산

상과 맞물리는 문제이다.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지장을 받는지 여부와

결혼 후 육아활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나타내는 항목

이다. 한 이러한 부분과 련된 법·제도 인 지표들은 여성에 한 고용

차별 지법 유무, 유 출산휴가 련법 유무, 출산수당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발언권’은 노조조직률 즉 노조에 가입된 노동력 비율이 있다.   

‘사회보장’ 부문은 ‘고용의 질’을 규정하는 직 인 구성요소로 보기 힘든

측면도 있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에는 결정 인 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

때문에 ILO의 'Decent Work'에서도 10가지 차원 하나로 다루었다. 우리

나라에서 형성되는 통계지표 ‘사회보장’ 차원의 항목은 ‘실업 여 수 비

률’, ‘산재보험 용률’, ‘65세 이상 인구 연 수혜자 비율’이 있다. 

6) 하남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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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1. 해외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1.1 국가 개발 동향

   일반 으로 선진국에 있어서 인 자본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은 지식기반경제로의 환에 따라 교육과 훈련의 제도가 노동

의 수요 즉, 산업체의 수요에 합하도록 하기 한 정책을 개발 수행을

그 목 으로 한다. 한 ‘산업체 내의 인 자본개발’의 의미로서 종업원의

교육 훈련과 련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여러 선진국에서 정책 으로 인 자본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국가가 직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시장의 원리에 따른 인

자본의 수요와 공 을 연결하는 특정 기 사업체의 활동을 장려하는 형

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에서 인 자본을 직 으로 설명하는 지표를 확

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 자본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국제기구에서 인 자본 련 여러 지표로서 인구 규모의 분포와 같은 일

반 인 황과 교육 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2장의 ‘국내의 인 자

본지표 개발동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서 제안하는

인 자본지표의 체계가 포 으로 지표부문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

로 해외의 인 자본 지표개발 동향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인

자본지표들의 황 악에 이어 국외의 인 자본 지표 개발의 국가별 동향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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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국

  <표 3-1>에서 <표 3-6>은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미국의 개별

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구규모

1-1 인구추세 

인종별 인구 변화 요소

인구

인구 변화의 요소

1-2 장래인구 

주별 주거 인구 측

나이와 주에 따른 주거 인구 측

2000-2050년, 주거 인구 연구

2. 인구구조, 

  분포

2-1 인구구성

인종별 인구 분석표

주별 주거 인구

도시 통계 지역 인구

인종에 의한 주의 주거 인구

인구의 이동 상태

취약계층인구

2-2 성별인구 성별 65세 이상 인구

2-3 인구분포
가계 그룹과 지역의 인구

인구와 지역

3. 인 자원의

  수

3-1 국민교육수 학력별 인구의 특성

3-2 계열별

교육수

연령, 성, 인종별 고등학교, 학의 졸업생 비율

성, 인종, 연령별 학사학 분야

학 취득에 걸리는 평균 연수

3-3 자격취득 종류별 자격증 취득 황

3-4 해외인 자원

4. 국민보건

4-1 기 수명 인구 측

4-2 보건환경 의료인력 황, 보건소 황

4-3 체격 체력 주민의 평균신체조건(평균신장, 나이, 체 ) 

4-4 건강평가
개인의 건강평가, 질병환자수, 비만자수, 주요 염병환자

수, 흡연인구

<표 3-1> 인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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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공교육

(학교교육)

1-1 교육기회

성별, 나이, 인종, 해외태생비율에따른 3세이상인구의

입학상황

학교의종류, 출석상태, 성별, 인종에따른 15~24세

고등학교졸업자의등록상태

15세이상인구의연령, 성, 인종별교육 성취

15세이상인구의연령, 성, 인종별고등학교, 학의

졸업생비율

1-2 인 교육자원
학교별 학생수, 학교별 교원수, 교원의 수업시간수, 교원

의 공과목

1-3 물 교육자원
재교육기 수, 재교육교사수, 교사의 , 교실당 학

생수, 학교당교원수

1-4 교육재정

연평균가족수입에따른평균 등교육비용

주(State)별교육재정,공교육지출 산, 주별교육재정, 

가구당교육비지출액, 

1-5 공교육평가
 교사효율성평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학교교육의 효

과

1-6 고등교육의 질(수 ) 학교당평균학습시간, 특별활동시간, SCI 논문편수

1-7 인 자원의 집

2. 사교육

2-1 사교육비 가계소비지출 사교육비지출액

2-2 사교육 수강자

2-3 사교육의 물 , 

인 자원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원

개발환경
종업원의연간교육시간, 

3-2 사내직업훈련

성인의직업과연 된비정규교육활동선택, 

훈련 로그램참여자수, 

성인의직업과연 된정규교육활동선택

3-3 산학연 연계교육훈련 산학연제휴기업수, 산학연연계학교, 

3-4 기업의 인 자원

개발투자
기업의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용, 사내 학배출인력수

3-5 산학연 연계교육훈련 산학연연계 학 종합 학수

4. 직업훈련

   평생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교육수 별 직업훈련참여자수, 직업훈련시간수, 고등학교

직업훈련참가자수, 학교 직업훈련참가자수, 학교의 직업

교육개 노력, 직업교사자질과경험, 

4-2 인 ㆍ물 자원
직업훈련 참여 학수, 직업훈련 교사수, 직업훈련교사의

임 , 자질, 

5. 정보화 교육
5-1 정보화 환경

정보화교사수, 컴퓨터교과과정이수, 학교당 정보화 산지

출

5-2 학교정보화수 (지수)

 <표 3-2> 인 자본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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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진로지도

 취업알선

1-1 취업정보 직업에 한정보(방송, 신문, 인터넷, 구인정보지)

1-2 진로선택 교사면담학생수, 진료교사학력, 진로지도임 수

1-3 진로지도시설 진로지도시설, 진로지도정보구축, 진로지도교사수, 

1-4 진로지도만족도  진로지도만족도, 취업정보네트워크만족도

2. 진 과 진학

2-1 진학
교육단계별진학률, 교육단계별 기졸업자의 진학률

(성별, 지역별, 공별) 

2-2 도탈락 
교육단계별 도탈락자수, 취업교육 환자수, 학생

범죄자수

3. 졸업과 취업

3-1 졸업 교육단계 연령․ 성별졸업

3-2 취업

18-34세의교육 성취와훈련분야별직업

35-54세의교육 성취와훈련분야별직업

55세이상의교육 성취와훈련분야별직업

산업별일자리창출과소멸, 공분야와직업의일치도

3-3 재학 자격취득

4. 직업이동
4-1 직업이동 비 실업자의직업훈련참가율, 악업 한이직율,  

4-2 이직 이직사유별이직자수, 직업훈련후이직자수, 

<표 3-3> 인 자본의 이행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고용과실업

 1-1 경제활동참가 비활용
 경제활동인구특성

 주(State)별경제활동

 1-2 취업

 성, 인종, 라틴아메리카계기원, 연령별직업분야

 시간제근무에따른일자리

 18세부터 40세사이의취업자의평균수

 직업성별, 인종별취업자수

 산업별고용

 시민인구-고용상태

 노동력과참여율에 한연구

 시민인구-성별, 인종별, 인구별고용상태

 성별과나이에따른 노동력분포율

 혼인, 성별, 나이에따른노동력참여율

 1-3 일자리의창출과소멸  산업 시기별일자리창출과소멸

 1-4 실업 

 실업노동자

 성별, 이유에따른실업자

 산업에따른실업비율

 성별, 직업에따른실업

 산업별장기실업률

<표 3-4> 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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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활용의환경  기업의사내보육시설 산, 직장보육시설수,여성취업자의취업
사유, 여성취업에 한태도

 2-2 여성취업

 성별에따른노동자지 , 여성취업임 의가계소득비

 혼인상태와 재그리고자녀나이에따른여성의고용상태, 
출산후시기별여성취업자수, 정부부문여성인력비

 2-3 비활용여성인력  여성유휴노동력, 여성의미취업사유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교육 성취와훈련분야별근로월수

 고용인구와주당평균시간

 유 휴가를활용하는노동자비율

 3-2 임

 18세이상인구의연령, 성, 인종별교육 성취에따른소득

 교육, 성, 연령, 인종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

 교육 성취와훈련분야별월평균소득

 산업별연도별총 료와정규근무자의임 수익

 개인별산업그룹에따른시간평균소득

 주별연평균임

 트타임근로자의평균근로시간

 3-3 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총보상비용

 산업 내역별근로자 1인당노동비용

 3-4 근로환경만족도

 의료지원혜택을받는노동자비율

 유 병가를활용하는노동자비율

 자녀보육의혜택을받는노동자비율

4. 차별 우
 4-1 성차별  남성 비 여성이직율, 남성 비 여성임 격차, 여성고용차별

에 한인식, 여성취업장애요인

 4-2 비능력차별  인종차별인식, 학력, 출신차별인식, 성차별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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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경제 기여

1-1 국가기여도
산업별 1인당 산출물

학 취득자 특성

1-2 가계기여도

산업별 임

시간당 임

지역별 시간당 임 추이

1-3 기업기여도 1인당 노동 생산성

2. 사회 기여

 (사회 자본

 형성)

2-1 사회통합수

국가별남여평등지수,국가별남여권한척도,

평등기회척도, 연간노동쟁의횟수, 연간 자원

사자수

2-2 계층이동 주 계층인식

2-3 문화향유
1인당 연간평균독서량, 주별 도서 수, 연간

도서 이용자수, 도서가격, 소비생활만족도

2-4 정보통신 활용

3. 국가경쟁력

3-1 개인의 경쟁력

3-2 기업의 경쟁력
노사분규건수, 노조조직율, 무역특화지수, 

R&D투자액, 연간생산성

3-3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순 , 인 자원국가경쟁력지수,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산업생산지수, 과학환

경지수, 기술 리지수

4. 인간개발지수 4-1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

<표 3-5> 인 자본 활용의 결과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 자원유출

1-1 인구의국제이동 해외이민자수 귀국자수

1-2 인 자원의유출 해외취업 는 견근무자수, 해외이주자수

2. 인 자원

 상실

2-1 사망력 사망요인추계

2-2 산업재해로인한손실
사망하거나장애를입은직장노동자

노동자사망, 부상과생산시간손실

2-3 사고로인한손실 사인별사망자수, 주요사망원인구성비

2-4 질병으로인한손실 주요질병사망자수

2-5 범죄로인한손실
범죄종류별범죄자수(학력, 성별, 지역별),

소년범죄자수

<표 3-6>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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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인 자본의 축 에 해당하는 인구규모, 인구구조는 미국 센서스국

(US Census Bureau)의 인구통계에서 작성되고 있다. 인종별 인구, 장래인구

측, 취약인구계층, 계층별 인구분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인 자본의 축 내에 인 자원의 수 에 한 지표는 미국 국립교육

통계센터(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작성되고 있고 학

력별 인구의 특성, 성, 인종, 연령별 학사학 수 등 다양한 교육수 에 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보건 분야의 지표들은 질병 방 보호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주로 작성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의료인력, 

보건소 황, 개인의 건강평가, 종류별 질병환자수, 비만자수, 흡연인구 등 인

구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 자본 개발에 속하는 지표들은 미국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미국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미국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 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미국교육부에서 발간된 『미국과 다른 G7국가의 교육지표비교』는

제시된 바와 같이 공교육에 한 부분의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교육기

회와 다양한 교육기 , 교원수, 공교육평가 학교교육의 질에 이르는 지표

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사교육기 은 존재하지만 많지 않

아서 국가 지표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사내교육과 직업훈련 평생교육에 한 지표들은 노동통계국에서 제시

하고 있는데 종업원 평생교육, 성인의 직업 련 비정규 교육참가, 훈련 로

그램 참여자수, 훈련 로그램 교육자의 학력, 임 수 , 사내 학 배출인력

수, 직업훈련 참여 학수, 참여학생수, 직업훈련교사의 자질 등 지표들을 소

개하고 있다. 

  인 자본의 이행에 속하는 지표들의 출처는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US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주로 제시되고 있다. 이행부문

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표들은 직업에 련된 정보, 진로지도 학생수, 진로지

도 교사학력, 임 수 , 진로지도시설,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진학률,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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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성취와 직업, 공과 직업의 일치정도, 직업훈련 후 이직자수 등 진

로지도, 진학, 졸업 후 취업, 직업이동에 한 부분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인 자본의 활용 련 지표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노동통계센터에서

주로 작성되고 있다. 취업 련한 지표에서는 성, 인종, 연령별 직업분야와

종사자수, 시간제근무 일자리, 시민권 소지 인구의 직업별 고용상태, 직업별, 

사업체별 종사자수, 다양한 실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통계국은 특히 여성고용에 한 여러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는바, 가

령, 여성노동 데이타북에서는 여성인력활용에 필요한 환경, 여성취업, 여성

유휴인력 등에 속한 다양한 지표를 소개한다. 

  특히 출산 후 시기별, 연령별 여성취업자수,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등 색

다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련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규직

과 트타임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 시간당 평균임 , 학력별 임 수 등

을 보여주고 있다. 

  인 자본의 활용결과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는 체로 경제 , 사회 기여

와 국가경쟁력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이미 OECD교육지표(Eduation at 

Glance), 스 스의 국제 경 개발(IMD),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등에서 국

가별 비교 지표로서 미국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사회자본 련 지표

로서 평등기회척도, 연간 자원 사자수, 주 계층에 한 인식 등을 포함

하고 있다. 그 외 국가경쟁력에 한 다양한 지표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부문에서는 해외이민자 귀국자수를 매년 집계

하고 있고 해외취업 견자수도 제시하고 있다. 해외이주자수는 주로 남

아메리카 등으로 노년인구가 이주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

한 손실은 질병 방 보호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각종 산업재해 련한

부상자, 사망자, 주요 질병 사망자수, 산업재해의 경제 손실, 사망원인의

구성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인 자본의 손실은 미국법통계국(US Bureau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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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s)에서 주별, 학력별, 성별 범죄자수, 소년범죄자수 등을 작성하고

있다. 

  나. 캐나다

 

  아래 <표 3-7>에서 <표 3-12>는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캐나

다의 개별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구규모

1-1 인구추세 

주, 지방별 의한 출생과 출생률

주와 지방에서 인구 성장의 구성 요소

인구와 성장의 구성요소

1-2 장래인구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년 기획안에 따른

연령별 계획 인구

2. 인구구조, 분포

2-1 인구구성

가구와 인구, 평균 크기 조사

주와 지방의 연간 인구

주와 지역에 따른 외국 출생의 인구의 비율

2-2 성별인구 성, 연령별 인구

2-3 인구분포
지방의 인구 도, 출생, 사망

인구 도와 출생과 사망

3. 인 자원의

  수

3-1 국민교육수 교육 단계별 인구 특성

3-2 계열별교육수
학 자격증 는 졸업장에 따른 15세 이상인구

교육 로그램과 그 수 에 따른 학교 입학

3-3 자격취득
교육 로그램과 그 수 에 따른 학교 학 졸업장

수여된 자격증

3-4 해외인 자원

4. 국민보건

4-1 기 수명 건강과 사회 추계

4-2 보건환경
주, 지방별 건강 사회 제도를 한 소득과 지출

지역과 토에 따른 주당 평균 소득, 의료보험, 사회 보장

4-3 체격 체력

4-4 건강평가 성별, 병명별 사망정도

<표 3-7> 인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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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공교육

 (학교교육)

1-1 교육기회
교육 단계별 도 탈락자

교육 단계별 학생수

1-2 인 교육자원

주와 지방에 따른 평균 주당 소득( 과 근무를

포함한) 교육과 련된 서비스

주와 지방에 따른 고용 교육과 련된 서비스

주와 지방에 따른 교육과 련된 서비스의 주당

평균 소득

지역, 토별 교육과 련서비스와 고용

1-3 물 교육자원 교육에서 자본 경비

1-4 교육재정
주별 정규학생의 평균 교육 비용

국가 지방별 교육 재정

1-5 공교육평가 교육철학에 한 학부모 동의정도

1-6 고등교육의

질(수 )
인구 1만명당 SCI 논문 편수

1-7 인 자원의

집

2. 사교육

2-1 사교육비

2-2 사교육 수강자

2-3 사교육의 물 , 

인 자원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원 개발환경
기업 내 평균 교육시간

3-2 사내직업훈련 성인 교육 훈련 추계

3-3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

3-4 기업의

인 자원 개발투자

4. 직업훈련 

 평생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성인 교육 훈련 추계

4-2 인 ㆍ물

자원
주와 직업에 따른 직업 훈련 수입

5. 정보화 교육

5-1 정보화 환경 인터넷 사용 황과 유형

5-2학교정보화수 (

지수)

<표 3-8> 인 자본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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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진로지도

 취업알선

1-1 취업정보 취학률

1-2 진로선택

1-3 진로지도 시설

1-4 진로지도 만족도 

2. 진 과 진학
2-1 진학 진학률

2-2 도탈락  교육단계별 도 탈락율

3. 졸업과 취업

3-1 졸업 졸업자의 인구 특성

3-2 취업 취업자의 특성

3-3 재학 자격취득

4. 직업이동
4-1 직업이동 비

교육단계의 변화 추계

취업과 이직

4-2 이직 취업자수의 변화 추계

<표 3-9> 인 자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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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 참가

 비활용
성별, 연령 그룹별 노동력과 참여 비율

1-2 취업

주별, 산업에 따른 고용인구의 분포

나이, 성별, 직종, 노동자의 계 과 지역에

따른 교용. 

산업별 고용

산업과 성별 고용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른 풀타임, 트타임 고용

학력별 고용된 인구

1-3 일자리의창출과소멸 취업의 동태 변화

1-4 실업  실업의 황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활용의환경 연령, 성별에 따른 노동력 특징

2-2 여성취업 여성의 연령별, 학력별 취업 황

2-3 비활용 여성인력 미취업 여성인력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산업별 주당 실제 근무 시간

산업별 시간당 노동자와 평균의 주당 평균 시간

지역, 토별 시간노동자와 평균의 주당 평균

시간

3-2 임

각 주, 지방의 15세 이상의 인구의 학력별

평균 소득

지역과 토 별 최고수 의 교육과정에 따른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소득

산업에 따른 시 노동자의 평균 시

토와 지역에 따른 시 노동자의 평균 시

기업 규모에 따른 평균 주

공공기 과 모든 산업에서의 고용과 주당 평균

소득

3-3 노동비용 노동 비용 추계

3-4 근로환경 만족도 지역별,산업별 근로환경 만족 정도

4. 차별 우
4-1 성차별 성별 임 격차

4-2 비능력차별 학력별 임 격차

<표 3-10> 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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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경제 기여

1-1 국가기여도 인 자원과 경제성장과의 계

1-2 가계기여도 교육정도와 임

1-3 기업기여도 노동생산성 추계

2. 사회 기여

 (사회 자본

   형성)

2-1 사회통합수

2-2 계층이동

2-3 문화향유

화와 비디오의 분포

서 시장 특성

여가시간 독서 시간 비율

2-4 정보통신 활용 교육 인 목 을 한 개인의 인터넷 사용

3. 국가경쟁력

3-1 개인의 경쟁력

3-2 기업의 경쟁력
노사분규건수, 노조조직율, 무역특화지수, 

R&D투자액, 연간생산성

3-3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 순 , 인 자원국가경쟁력 지수,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산업생산지수, 과학환

경지수, 기술 리자수

4. 인간개발지수 4-1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

<표 3-11> 인 자본 활용의 결과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 자원유출
1-1 인구의 국제이동

1-2 인 자원의 유출 미국으로 이동한 95년 이후 졸업자 수

2. 인 자원상실

2-1 사망력

성별에 따라 선별된 원인들에 의한 연령별로

표 화된 사망률

주와 지방의 사망과 사망률

성별에 따른 사망 주요 원인

연령별 그룹과 성별에 의한 자살, 자살률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건강과 사회 추계

2-3 사고로인한손실 건강과 사회 추계

2-4 질병으로 인한

손실
질병과 사회 추계

2-5 범죄로인한손실 지역별 범죄 황

<표 3-12>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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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자료는 국가 체와 지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가

정별 인구 특성에는 가정당 어린이의 수와 가족의 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성인 교육과 훈련’은 교육을 목 으로 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 재정’에서는 교육 수 별 이수 비용과 학교

의 수입과 지출, 직업훈련원의 수입과 지출 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교육과 오락 읽기 능력 향상에 투입한 비용을 ‘교육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성과’는 고등교육을 받은 15세 이상 인구 수 그들

의 평균 수입, 학교 졸업자 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는 통계청과 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HRSDC)와 함께 인 자본의 개발과 그 효과에 한 연구를 시행해

왔다. 표 으로 Community Employment Innovation Project(CEIP),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Estimate(HERD), Survey of 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ization in the Higher Education Sector 등이 있다. 

  한 통계청에서는 Science Statistics에서는 R&D 지출을 국가 체, 지방

단 정부, 기업 등의 세부 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일본

  <표 3-13>에서 <표 3-18>은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일본의

개별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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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구규모
1-1 인구추세  인구성장

1-2 장래인구  미래인구 연구

2. 인구구조, 

 분포

2-1 인구구성

시별 인구

연령별 인구

가계 유형과 시별에 의한 가계와 가계 구성원수

실출생, 사망, 태아사망, 결혼과 이혼

2-2 성별인구

2-3 인구분포
시의 집된 거주지역의 인구, 지역과 인구

집도

3. 인 자원의

 수

3-1 국민교육수

3-2 계열별

교육수
연령 그룹과 교육수 에 의한 15세 이상 인구

3-3 자격취득

3-4 해외인 자원 국가별 등록 외국인

4. 국민보건

4-1 기 수명
연령별 삶의 평균 기 경향

연령별 생존자수, 사망률과 상 수명

4-2 보건환경
별 보건 복지 기

별 의료 종사자 수

4-3 체격 체력

4-4 건강평가

<표 3-13> 인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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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공교육

(학교교육)

1-1교육기회

설립 주체별 학교

시별 유치원과 육아 시설

시별 등학교

시별 학교

과정별 상 학교의 학생수

기술 학 과정별 기술 학 학생수

문 학

종합 학교

어린이와 육아 교육 시설들

1-2인 교육자원

1-3물 교육자원
교육 종류와 소유주별 학교 시설의 지
면 과 건물 층수와 공간

1-4교육재정
학생당 교육비 지출

정부 지방 부 재정 구성

1-5공교육평가

1-6고등교육의 질(수 ) 과정별 학원 학생수

1-7인 자원의 집

2.사교육

2-1사교육비

2-2사교육 수강자

2-3사교육의 물 ,
인 자원

3.사내교육

3-1기업의 인 자원
개발환경

3-2사내직업훈련

3-3산학연 연계 교육훈련

3-4기업의 인 자원
개발투자 자본과 산업 크기별 기업의 연구 활동

4.직업훈련

   평생교육

4-1교육기회 참여 특수 교육 학교 통계

4-2인 ㆍ물 자원 사회 교육기 학 수

5.정보화 교육
5-1정보화 환경

5-2학교정보화수 (지수)

<표 3-14> 인 자본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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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진로지도

 취업알선

1-1 취업정보

1-2 진로선택

1-3 진로지도 시설

1-4 진로지도 만족도 

2. 진 과 진학
2-1 진학

2-2 도탈락 

3. 졸업과 취업

3-1 졸업 특수 교육 학교 통계

3-2 취업

3-3 재학 자격취득

4. 직업이동
4-1 직업이동 비 학업을 한 이직자 수

4-2 이직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활동 변화

<표 3-15> 인 자본의 이행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참가

비활용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 지역별특성

1-2 취업

산업, 연령별고용된사람들

산업, 고용상태, 주당근로시간별고용인

고용에서직업상태에따른고용된사람들

1-3 일자리의창출과소멸

1-4 실업  종류별실업인구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활용의환경
노동, 농업/비농업, 연령, 가정주부의노동력상태별

인구

2-2 여성취업 정부고용

2-3 비활용여성인력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산업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근로시간

3-2 임 산업 지방별, 학력별임

3-3 노동비용

3-4 근로환경만족도

4. 차별 우
4-1 성차별

4-2 비능력차별

<표 3-16> 인 자본의 활용



Ⅲ. 해외 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 62 -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경제 기여

1-1 국가기여도 과학과 기술 연구 활동

1-2 가계기여도

1-3 기업기여도 산업별 노동생산성

2. 사회 기여

 (사회 자본

   형성)

2-1 사회통합수 산업별 업(1/2 일 이상)

2-2 계층이동

2-3 문화향유

별 국립․ 사립 도서 수

별 운동시설

가구당 도서구입 여가활동 지출비

2-4 정보통신 활용
상 학교의 통신 교육

문 와 종합 학교의 통신 교육

3. 국가경쟁력

3-1 개인의 경쟁력

3-2 기업의 경쟁력

3-3 국가경쟁력

4.인간개발지수 4-1 인간개발지수

<표 3-17> 인 자본 활용의 결과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 자원유출
1-1 인구의 국제이동

국가별 일본 이주민

연령별, 성별 일본을 떠난 일본인

1-2 인 자원의 유출

2. 인 자원상실

2-1 사망력
연령별 사망과 사망률

별 사망원인과 사망자 수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산업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산업재해 발생률

2-3 사고로 인한

손실

2-4 질병으로 인한

손실
주요 질병 사망자 수

2-5 범죄로 인한

손실

<표 3-18>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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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규
1-1 변화

1-2 래 래

2. , , 포 2-1 연 별, 별, 시도별 

  일본의 인 자본 지표의 개발 동향은 주로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총무

성과 일본통계청의 개별통계지표를 사용해 정리하 다. 일본의 개별 통계지

표들은 한국의 개별 통계지표와 유사하여 비교 비교가 용이 하 으나, 지

표부분이나 개별통계지표의 경우 완 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상 유

사 들을 심으로 비교하기 쉽게 재구성하여 비교하 다. 특히 일본은

(Prefecture) 단 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인 자본과 련된 사회자본 복지부분에 한 지표가 비

교 잘 정리되어 있으며, 한 장애인을 상으로 한 통계는 역시 비교

잘 정리되어 있어 선진국이 지향하는 삶의 질과 복지 부분에의 배려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과 진로지도 취업알선, 성차별이나 비능력 차별

등 차별 우와 련된 개별 통계지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다. 

  다른 한편 ‘사회교육’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한 시설, 시민

회 수, 여성교육센터 등을 제시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의 경우도 경제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회와 활력 있는 경제를

지향하는데 국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경우 특수교육 학교 통계나 사회교육기

학 수 등의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어 미래지향 인 에서 인

자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국

<표 3-19>에서 <표 3-24>는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국의 개

별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표 3-19>인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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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화지수

2-2 포
지역별 , 비

지역별 상

3. 원  수

3-1 민  수

연 별, 별, 학 별, 공별 

OECD회원  25-64  동  

학 수 별 포

3-2 계열별 수 계열별, 별 학

3-3 격취득

4. 민보건

4-1 생 수 수

4-2 보건환경

료 현황

료 비스현황

료 비스에 한 만 도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공 (학 )

1-1 회

단계별 학생수

학 취득  연수

단계별 도탈락

1-2 업
단계별, 별, 별 업 수  

업

1-3   원
단계별 학생수, 학 수

단계별 원수, 원  수업시간수

1-4 물   원  지 비

1-5 재 (공 ) 에 한 지

1-6 공  평가 학생  학 생활 만 도

1-7 고등  

질(수 )

학생 1 당 주당 평균 학습시간

 1만 당 SCI 눈문편수

2 사

2-1 사 비

2-2 사  수강

2-3 사  

<표 3-20>인 자본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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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물 / 원

3 사내

3-1 업  

원개  환경
업원 평균 시간

3-2 사내직업훈  직업 훈  활동

3-3 산학연연계 훈 산학연 연계  수

3-4 업  원 

개  

연 개 비

훈  시간, 비

4 직업훈   평생 
4-1 회  

참여
수 별 직업훈 현황

4-2 ㆍ물  원 직업훈  수  훈 과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고 과 실업

1-1 경 활동 참가 

 비활동
지역별, 별 경 활동

1-2 진 택

1-3 진 지도시 진 지도 만 도

1-4 취업

직업별, 직 별 취업 수

트타  근무

학 별 취업

시직 고  비

고 동  고 비

퇴직연 평균

1-5 리 창 과 

1-6 실업
실업

실업 (OECD )

2 여  고

2-1 여 활  

환경
동시  책별 공공 지

2-2 여 취업 별 문직 사 수

3 근 건

3-1 근 시간 취업형태별 근 시간

3-2 수 별   평균 지수

3-3 동비 산업별 근  1 당 동비  

3-4 근 여건에 한 만 도

<표 3-21>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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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근 환경  만 도

4 직업 동

4-1 직업 동 비 

Work to School 
실업  직업훈  참가

4-2 직 Work to 

Work
동 동  

5 차별 우 5-1 차별 별 근 간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경  여

1-1 가 여도

동생산  가

지식 산업  

 10만  당 사학  지  포

지 재산  등 건수

1-2 가계 여도 지역별, 산업별 

1-3 업 여도
동생산 지수

1 당 가가  가  

2 

사회 여:사회

본  형

2-1 사회통합수
가별 남 평등 지수

가별 남 한척도

2-2 계 동

2-3 문화향

민  1 간 평균 독 량

도 수  만 당 수, 수

도  연간 수

비  물가지수  고 한 도  가격

3 가경쟁 3-1 가경쟁

문별 가경쟁  순

주  업 동생산  비

OECD 주  가  산업생산지수

4 간개 지수 4-1 간개 지수 과학과 술  원지수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원  
1-1   

동

변화 계획, 순 주, 연 변화

연 별, 별 주

<표 3-22>인 자본 활용의 결과

<표 3-23>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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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1-2 원 

2 원 상실

2-1 사망

사 별 사망 수

, 연 계 별 사망

주  사망원  비

2-2 산재  한 

실

사망하거나 애   직  동

동  사망, 상과 생산시간 실

2-3 질병  한 

실
주  질병 사망 수

2-4 죄  한 

실
지역별, 학 별, 별, 죄 별 죄 수

 국의 통계지표는 주로 조사통계이사회(RSD), 국가통계국(ONS), 

EUROSTAT, 유럽연합 등에서 제시되었다. 인 자본의 축 에 한 인구

련 자료는 국가 체와 지역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별 성별 자료를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국의 경우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United Kingdom으로 통

합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의 통계국은 통계지표에 한 상세한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 자본의 개발에서는 공교육에 한 정보는 잘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

와 같이 사교육이 크게 발달하지는 않아 사교육 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

다. 교육에 한 자료를 교육단계별, 교육기 별, 성별로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 자본의 손실에 하여서는 조사통계이사회(RSD)에서 범죄통계

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범죄인의 권리에 한 설명까지 상세히 설명하

는 등 각종 통계지표에 한 구체 인 설명과 함께 각 범죄의 종류별로 통

계를 나타내고 있다.  



Ⅲ. 해외 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 68 -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규
1-1 변화

1-2 래 래

2. , , 포

2-1 
연 별, 별, 시도별 

화지수

2-2 포
지역별 , 비

지역별 상

3. 원  수

3-1 민  수

연 별, 별, 학 별, 공별 

OECD회원  25-64  동  

학 수 별 포

3-2 계열별 수 계열별, 별 학

3-3 격취득 격  취득현황

4. 민보건

4-1 생 수 수

4-2 보건환경

료 현황

료 비스현황

료 비스에 한 만 도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공 (학 )

1-1 회

단계별 학생수

학 취득  연수

단계별 도탈락

1-2 업
단계별, 별, 별 업 수  

업

1-3   원
단계별 학생수, 학 수

단계별 원수, 원  수업시간수

1-4 물   원  지 비

마. 독일

<표 3-24>에서 <표 3-28>은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독일의 개

별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표 3-24>인 자본의 축

<표 3-25>인 자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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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1-5 재 (공 ) 에 한 지

1-6 공  평가 학생  학 생활 만 도

1-7 고등  

질(수 )

학생 1 당 주당 평균 학습시간

 1만 당 SCI 눈문편수

2 사

2-1 사 비

2-2 사  수강

2-3 사  

물 / 원

3 사내

3-1 업  

원개  환경
업원 평균 시간

3-2 사내직업훈  직업 훈  활동

3-3 산학연연계 훈 산학연 연계  수

3-4 업  원 

개  

연 개 비

훈  시간, 비

4 직업훈   평생 
4-1 회  

참여
수 별 직업훈 현황

4-2 ㆍ물  원 직업훈  수  훈 과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고 과 실업

1-1 경 활동 참가 

 비활동
지역별, 별 경 활동

1-2 진 택

1-3 진 지도시 진 지도 만 도

1-4 취업

직업별, 직 별 취업 수

트타  근무

학 별 취업

시직 고  비

고 동  고 비

퇴직연 평균

<표 3-26>인 자본의 활용



Ⅲ. 해외 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 70 -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5 리 창 과 

1-6 실업
실업

실업 (OECD )

2 여  고

2-1 여 활  

환경
동시  책별 공공 지

2-2 여 취업 별 문직 사 수

3 근 건

3-1 근 시간 취업형태별 근 시간

3-2 수 별   평균 지수

3-3 동비 산업별 근  1 당 동비  

3-4 

근 환경  만 도
근 여건에 한 만 도

4 직업 동

4-1 직업 동 비 

Work to School 
실업  직업훈  참가

4-2 직 Work to 

Work
동 동  

5 차별 우 5-1 차별 별 근 간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경  여

1-1 가 여도

동생산  가

지식 산업  

 10만  당 사학  지  포

지 재산  등 건수

1-2 가계 여도 지역별, 산업별 

1-3 업 여도
동생산 지수

1 당 가가  가  

2 

사회 여:사회

본  형

2-1 사회통합수
가별 남 평등 지수

가별 남 한척도

2-2 계 동

2-3 문화향

민  1 간 평균 독 량

도 수  만 당 수, 수

도  연간 수

비  물가지수  고 한 도  가격

3 가경쟁 3-1 가경쟁 문별 가경쟁  순

<표 3-27>인 자본 활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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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주  업 동생산  비

OECD 주  가  산업생산지수

4 간개 지수 4-1 간개 지수 과학과 술  원지수

항 지 문 개별통계지

1 원  

1-1   

동

변화 계획, 순 주, 연  변화

연 별, 별 주

1-2 원 

2 원 상실

2-1 사망

사 별 사망 수

, 연 계 별 사망

주  사망원  비

2-2 산재  한 

실

사망하거나 애   직  동

동  사망, 상과 생산시간 실

2-3 질병  한 

실
주  질병 사망 수

2-4 죄  한 

실
지역별, 학 별, 별, 죄 별 죄 수

<표 3-28>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독일의 경우 인 자본과 련한 통계자료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Landesamt fur Datenverarbeitung und Statistik Nordrhein- 

Westfalen(NRW), EUROSTAT, 유럽연합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인 자본의 축 에 하여 인구통계는 지역별, 연령별로 인구, 연령, 인구, 

상인구, 기 수명, 의료보건환경에 하여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

유럽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한 통계자료제시가 잘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공교육에 한 통계자료는 학력수 별, 학교계열별로 나타내

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자료를 찾지 못하 다. 독일의 경우는 직업교육이 활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

과 직업교육에 한 상세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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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제 개발 동향

  가. 유럽통계국(EUROSTAT)

  <표 3-29>에서 <표 3-34>는 인 자본지표의 체계에 따라서

EUTOSTAT의 개별통계지표를 편제하 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구규모
1-1 인구추세 

인구 변화

총인구

연평균 인구 변화

정상 출산의 수

1-2 장래인구 인구와 인구계획

2. 인구구조, 

 분포

2-1 인구구성

연령 피라미드

계획 출생, 사망, 도시 평균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인구 비율

가난의 정도가 험한 인구의 비율

2-2 성별인구 총인구

2-3 인구분포 EU-25 정체 인구수 비 각국 인구수

3. 인 자원의

 수

3-1 국민교육수
성별, 연령별 교육단계별 인구수

성별, 연령별 공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3-2 계열별

교육수
공별 학원생 수

3-3 자격취득

3-4 해외인 자원

4. 국민보건

4-1 기 수명 출생의 평균 기 수명

4-2 보건환경 의료환경

4-3 체격 체력

4-4 건강평가

<표 3-29> 인 자본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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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공교육

 (학교교육)

1-1 교육기회
고생과 학생

교육단계별 학생 분포

1-2 인 교육자원
학생/ 등, 하 와 상 학교 교사 비율

교육단계별 학생수

1-3 물 교육자원 공공과 민간 교육 기 의 연간 지출

1-4 교육재정 교육에서의 총 공공 지출비

1-5 공교육평가

1-6 고등교육의 질(수 ) 인구 1만명당 SCI 논문편수

1-7 인 자원의 집

2. 사교육

2-1 사교육비

2-2 사교육 수강자

2-3 사교육의 물 , 

인 자원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원

개발환경

3-2 사내직업훈련

3-3 산학연 연계교육훈련

3-4 기업의 인 자원

개발투자
기업의 R&D 투자 추계

4. 직업훈련

   평생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년층의 제3교육

평생 학습

4-2 인 ㆍ물 자원 노동시장 정책별 효과

5. 정보화 교육
5-1 정보화 환경

5-2 학교정보화수 (지수)

<표 3-30> 인 자본의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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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진로지도

취업알선

1-1취업정보

1-2진로선택

1-3진로지도 시설 공공․ 사설 취업 알선 센터 활용자 수

1-4진로지도 만족도 

2.진 과 진학

2-1진학 교육단계별 학생 수

2-2 도탈락 

3.졸업과 취업

3-1졸업 교육단계별 졸업자 수

3-2취업 산업별 취업자 수

3-3재학 자격취득

4.직업이동

4-1직업이동 비 실업의 이유

4-2이직 이직자 수 사유

<표 3-31> 인 자본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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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 참가

비활용

고용률

지역 고용의 분포

실업의 기간별 실업자 비율

1-2 취업

최고 학력별 고용률

연령별 고용률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

임시직 고용인 비율

트타임 근로의 사유

시간 별 근로자 수

교육 훈련의 단계에 따른 취업

공에 따른 취업

퇴직 평균 연령

1-3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연간 고용 성장

1-4 실업 

실업률

실업의 사유

교육단계별 실업률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
노동시장 정책별 공공 지출

2-2 여성취업 성별 문직 종사자 수

2-3 비활용 여성인력 연령별 고용률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취업 형태별 근로시간

3-2 임
산업 내역별 평균 소득

최 임

3-3 노동비용

노동비용에 부과되는 세

1시간당 노동비용

사회 보장 비용

3-4 근로환경 만족도

4. 차별 우
4-1 성차별 성별 임 격차

4-2 비능력차별

<표 3-32> 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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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경제 기여

1-1 국가기여도
유럽 특허청의 특허 신청 건수

총 특허수

1-2 가계기여도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

1-3 기업기여도 노동생산성지수, 부가가치 증가율

2. 사회 기여

 (사회 자본

 형성)

2-1 사회통합수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

2-2 계층이동

2-3 문화향유

2-4 정보통신 활용

3. 국가경쟁력

3-1 개인의 경쟁력

언어별 학 교육에서의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 비율

상 학교 교육에서의 학생당 학습한

외국어

3-2 기업의 경쟁력

3-3 국가경쟁력
부문멸 국가경쟁력 순

인 자원 련 국가경쟁력 순

4. 인간개발지수 4-1 인간개발지수 과학과 기술의 인 자원지수

<표 3-33> 인 자본 활용의 결과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1. 인 자원유출
1-1 인구의 국제이동

인구 변화 계획, 순이주, 자연 인구 변화

연령별과 성별 이주

1-2 인 자원의 유출

2. 인 자원상실

2-1 사망력
사인별 사망자수

성별, 연령계층별 사망률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산업재해 발생률

2-3 사고로 인한 손실

2-4 질병으로 인한

손실
주요 질병 사망자 수

2-5 범죄로 인한 손실

<표 3-34>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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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계국(EUROSTAT)은 EU의 참가국의 통계지표들을 집계하여 제공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특징을 반 하는 세부 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반 인 인 자본 련 개별통계지표는 확인 가능하 다. 인 자본

의 축 에 해당하는 인구규모, 인구분포, 인 자원의 수 의 항목에 련된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격취득과 련된 지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자격취득은 개별 국가의 정책 혹은 정부기 과 연 되는 지표로서 유럽연

합 체의 자격증은 지표를 제시할 정도의 비 은 갖지 못한 것으로 단된

다. 국민보건의 항목 한 보건 련 환경(의료인력, 병원 수, 보건소 등)에

한 지표는 제시되고 있으나, 개별 국가의 의료체계와 복지정책이 상이하므

로 보건환경의 질과 비용 등의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 자본 개발에 속하는 지표들은 교육단계별 학생 분포 학생 수, 교육

에서의 총 공공 지출비 등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의 공통된 지표는 제시하

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교육제도가 상이하므로 세부 인 인 자본 개발에

한 개별통계지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 한국과 달리 사교육기 은 존재하지만 많지 않아서 국가 지표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 인 자본의 이행에 속하는 지표는 공공․사설 취업 알선

센터 활용자 수, 교육단계별 졸업자 수, 실업의 이유, 이직자 수 사유 등

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인 자본의 활용 련 지표는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 련한 지표에서는 연령별 고용률, 고령 노동자의 고용률, 교육

훈련의 단계에 따른 취업 퇴직 평균 연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통계국

(EUROSTAT)은 트 타임 근로의 사유, 실업의 사유 등을 추계하여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한 지표의 제공은 각 정부 혹은 유럽 연합 체

의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인 자본의 활용결과 부문에 해당하는 지표는 체로 경제 , 사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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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국가경쟁력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이미 OECD교육지표(Eduation at 

Glance), 스 스의 국제 경 개발(IMD),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등에서 국

가별 비교 지표로서 유럽 각 국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자본 련 지

표로서 국가 정부기 의 신뢰도를 추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EUROSTAT에서는 유일하게 인간개발지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RST(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량을

집계 공표하고 있다. HRST의 항목으로 성, 연령, 경제활동인구, 직업, 학

식, 교육의 정도, 국 출생 국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항목들을 조합하여

유의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의 공 자는 교육을 통한 투자행 를 하고 수요자는 노동력에 한

객 인 평가를 하기 한 행 에서 정보의 비 칭성을 야기하여 경제의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UNESCO와 ILO(국제노동기구)의 제안에 의해

OECD의 Canberra Manual을 개발하 고 재 EUROSTAT 등에서 공표하고

있다. HRST의 분류는 UNESCO에서 제안한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와 ILO에서 제안한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을 기 으로 한다. 

<그림 3-1> HRST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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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인 자본의 지표로 활용 가능한 개인 컴퓨터 인터넷 활용도, 

건강, 업무시간(여가의 시간), 직업상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OECD

  OECD의 교육지표 통계 (Education at a Glance)에서는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제도의 성과와 학습의 향을 나타내는 교육기 의 산

출 학습효과, 교육 분야의 재정과 인 자본을 한 투자를 표시하는 교육

에 투자된 재정 인 자본, 교육의 장벽과 참여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교

육에의 근 참여 발달, 학습 환경과 학교의 조직을 나타내는 학습환경

학교 등 4개의 큰 범주를 기 으로 세부 인 통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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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
계지표

교육기 의
산출
학습효과

성인인구의 학력수 4

후기 등교육 졸업률 1

고등교육 졸업률 3

15세 학생들의 수학에 한 성취도 3

15세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2

15세 학생들의 수학에 있어서의 학교간,학교내 변산 1

8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에 한 성취도 2

학력 수 별 경제활동 참여 17

교육의 수익률 1

교육에
투자된
재정
인 자본

학생 1인당 교육비 4

국내 총생산 비 학교 교육비 지출 4

공공 민간 교육투자 3

총 공부담 교육비 1

가계 학생에 한 공공 보조 2

서비스 유형 재원에 한 학교 교육비 3

교육에의
근,참여,
발달

등교육에서 성인까지 교육에의 취학 2

등교육과 고등교육 참여 2

고등교육에서의 외국인 학생 황 6

청년층 인구의 교육과 직업 6

학력 청년층 인구 황 4

계속교육 훈련에의 참여 7

학습 환경
학교
조직

등, 등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상 총 수업시간 1

학 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3

교원의 법정 여 3

교원의 수업시간 근무시간 1

공립 사립의 교육기 4

교육기 별 격차 2

<표 3-35> OECD 교육지표 통계 구성 내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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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교육이 개인 , 국가 재정 , 사회 성과에 미치

는 향의 측정에 국한하므로 교육이 산출하는 모든 이익을 포 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OECD의 주 하에 시행되고 있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

회에 나가서 생산 인 역할을 할 비가 되어있는가”를 검하기 한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

기, 수학, 과학 소양을 측정한다.

  한 OECD에서는 매년 노동 통계(Labour Force Statistic)를 발간하여 노

동 련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의 연계 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국제 교육 지표 사업(Indicator of Education Systems: INES)을 추진

하 다. INES 사업은 진학률, 학업 이수율, 취학률, 졸업률 등 교육 자체에

한 역(Network A), 노동시장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키는 역

(Network B), 그리고 교육성과의 평가에 한 부문(Network C) 등 3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OECD는 2007년 Human Capital을 발간하 는바, 인 자본과 사회자

본 그리고 삶의 질과 복지의 계를 강조하고 있는 이 특징이다. 

  다. IMD 

  

  IMD(Institute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에서는 경쟁력을 '

한 나라의 경제 환경 여건이 지속 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

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는 모든 나라가 경쟁력 창

출 자산(Assets)과 창출 과정(Processes)을 리경 하기 해 독자 으로

경제 ·사회 해결 방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할 때

경쟁력이 가장 잘 개선된다는 고 시장주의에 기 한 것이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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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은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항목 지표부문

경제성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정부효율 공공재정 재정정책 융정책 기업정책 사회구조

경 효율 생산성 노동시장 재무구조 경 경험 가치

인 라 기본인 라 기술인 라 과학인 라 건강과 환경 교육

  <표 3-36> IMD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IMD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제통계와 설문조사 결

과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분야를 포 하는 지표를 제시하지만 그 인

자본개발 련한 40여개가 넘는 지표가 고용, 교육, 노동시장, 과학 인

라, 가치체계 등의 부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주로 학교교육 평

가 련 항목으로 구성되고 인 자본분야는 여성인 자본, 두뇌유출, 삶의 질, 

연구개발투자 인력양성, 과학기술수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라. UNDP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의 내용을 살펴보면 8개 역으로 나 어져

있다.‘인간개발모니터링’ 역에서는 인간개발지수,소득불평등을 포함하고

있으며,‘장수와 보건’의 역에서는 인구,보건,생존을 고려하고 있다.‘지식

획득’의 역은 교육 련 역으로서 교육의 공공지출,문맹과 취업률을 반

하고 있고,‘생활수 제고’에서는 경제 성과,소득불평등,무역구조,자본

이동,공공지출의 우선순 ,실업률을 고려하고 있다.‘미래 세 ’의 역은

에 지와 환경을 설명하기 한 역이며,‘안 ’의 역은 무기와 방공,범죄

피해자를 설명한다.‘남녀평등’은 성별 개발지수,성별 부존자원 측정,성별

교육불평등,성별 경제활동 불평등,여성의 정치참여를 ‘인권 근로권’의

역에서는 국제 인권보호수단,국제 근로권보호수단을 고려한다.이러한

인간개발지수의 내용을 고려하여 구체 인 인간개발지수(HDI)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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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한 국가의 평균 인

인 자본 개발을 세가지 을 통합하여 인간개발지수(HDI)를 측정하고 있

다. 즉, 기 수명(장수 보건), 지식(성인문맹률, 총진학률), 생활수 (1인

당 GDP : PPP US$) 등을 결합하여 인간개발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HDI = 기 수명지수*1/3 + 교육지수*1/3 + PPP지수*1/3

UNDP의 인간개발지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산출과 이해가 용

이하고 국가간 비교가 간단히 이루어진다는 장 을 갖고 있지만,그 단순함

으로 인해 양성평등,정치 참여 등의 많은 다른 부분에 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한 한 국가내에서 인간의 삶의 수 을 표시하기

한 지수일 뿐,인 자원개발 정도를 측정하기 해 합한 방법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국제기구의 인 자본의 지표 지수작성상의 문제 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국제기구간에 아직 통일된 인 자본의 분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

고 같은 분류기 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둘째, 인 자본의 포 범 가 서로 상이하여 아직 지표의 작성체계가 제

로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셋째, 특히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와 향 이동에 련된 통계에 심은

많으나 뚜렷한 진 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2. 해외고용의 질 지표 개발동향   

  최근 고용에 한 심이 취업률 등의 양 측면에서 근로 환경이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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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등의 질 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에 한 개념

정립의 모호성과 에 따른 지표 설정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화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다소 범 하고 포 인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장에

서는 해외의 고용의 질 지표를 구성하고 기 이 되는 내용들과 세부지표(핵

심지표)를 살펴본다. 최근까지의 가장 일반 인 기 으로 제시되는 국제노동

기구(ILO)와 유럽이사회(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수반 회의), CPRN(캐나다 정책

연구 네트워크), 미국, 일본의 지표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핵심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용의 질의 포 인 의미와 방향

을 가늠할 수 있는 캐나다 비 리조직을 상으로 제시한 지표와 고용의 질

련 명한 학자인 Brisbois의 분류도 살펴 으로써 해외 고용의 질의 지표

설정 기 에 해 살펴본다.

  우선 국제노동기구는 고용의 질 개념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라

는 개념을 통해 정립하고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고용의 질

과 련하여 선택한 최근 용어인 “Decent Work” 개념은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 하고 인간 품 가 존 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

인 일’을 지칭한다.

  Decent Work는 1999년 ILO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 

평등, 안 , 인권이라는 보편 인 조건 아래 보다 온 하고 생산 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창되었다. 재 Decent Work를

구성하는 요소로 11개 부문에 걸쳐 29개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측

정하기 한 구체 인 지표의 모색과 개발, 국제 비교 등의 연구가 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표 3-37>에서 보는 것처럼 Decent Work를 구성하는 11개 부문은 ‘고

용기회’, ‘철폐되어야 할 노동’, ‘ 당한 수입’, ‘ 한 근로시간’, ‘고용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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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평등’, ‘작업환경의 안 ’, ‘사회보장’, ‘사회

화’, ‘기타 경제사회 맥락’이다.

항목 개별통계지표

고용기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청년고용률

-비농업부문 임 노동비율

철폐되어야 할 노동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임 노동 는 자 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

당한 수입과 생산 노동
- 임 고용 비율

-주요 직종 평균 수입(earnings)

한(decent)노동시간
-장시간 노동 비율

-시간 련 과소고용비율(time-related underemployment)

고용안정성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 노동자 비율

-임시임 노동자비율(employment with temporary work)

일과 가정의 양립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

고용 평등
-성별 직종 분화

-경 행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안 한 작업환경

-치명 부상 빈도

-근로감독 비율

-산업재해보험 용을 받는 임 근로자 비율

사회보장

-공공사회보장 지출(GDP 비)

- 소득보 지출(GDP 비)

- 소득보 수혜자 비율

-연 수혜자 비율(65세 이상)

-연 가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비)

-평균 연 액( 간 는 최소 수입 비)

사회 화

-노조가입률

-단체임 약 용률

- 업과 직장폐쇄 빈도

경제사회 맥락 -비공식 고용

<표 3-37> ILO의 Decent Work 련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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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8>에서는 유럽연합의 고용지표를 소개한다. 유럽이사회는 2001

년 스톡홀름과 니스 회의에서 노동과 고용의 질(quality of work and 

employment) 결정에 요한 10개의 기 을 채택, ‘유럽집행 원회 커뮤니

이션 2001’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커뮤니 이션은 유럽 노동 인구와 경제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지표의 수 개선 등 명료한 운 차와 탄

탄한 분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 원회는 10개 기 (dimension)에 따

라 고용의 질(quality in work) 련 지표를 논의, 합의하 고, 이를 유럽이

사회에서 승인 발표하 다7). 유럽연합의 지표 세부 내용은 다음 <표

3-38>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본질 인

일자리의 질

- 임 과 지 면에서 노동자가 직업에 만족하고, 

직업이 경력개발에 합한지를 가늠 짓는 특정

일자리의 특성을 가리킴

- 주 성 때문에 측정이 쉽지는 않지만 유럽연합

복지 목표 달성과 련된 주요 요인

1,2,3,4,10분 소득, 미취업자

5개 집단의 이행확률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 공공기 , 개인,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인

자원에 한 투자를 확 하고, 교육과 훈련시스

템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를 강조

경제활동인구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

남녀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는 유연성과 안정성과 같

은 다른 질 기 의 발 에 좌우됨

- EU는 고용, 실업, 임 , 직업 사업별 분배

면에서 남녀간 격차를 일 계획

주당 15시간 이상 임 근로

자 여성 시간당 소득/남성

시간당 소득

직장보건과

안

- 직장내 사고와 업무 련 질병 직업병, 직

업 련 구 장애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장

기 결근은 낮은 수 의 직장보건과 안 이 노동

시장이 끼칠 수 있는 향을 보여주는 단 인

피고용자 10만명당 재해발생

자 수

<표 3-38> 유럽연합의 고용의 질 지표의 기

7) 보다 한 내  Timo Kauppinen(2005)  참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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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유연성과

안정성

- 기업과 노동자 양측 모두 작업조직, 근무시간, 

계약조건, 국가 는 지리 이동성면에서 유

연성이 필요함

-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지속 인 통합과 발달

을 이룩하고 변화를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기

해서 질 인 면에서 한 수 의 안정성이 요

구됨

체 피고용자 비 시간제

근로자 비

체 피고용자 비 계약직

근로자 비

노동시장

근가능성

통합

-통합 노동시장 진은새로운유럽고용 략에

서 가장 요한 3 목표 하나임

- 통합 노동시장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

는 노동연령으로 모든 시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하고 머물 수 있는 시장을 말함

고용/실업/비경제활동 각각의

집단의 1계 마크로 이행확

률(t-1기의상태를 100% 기

으로 산출)

작업조직

일과 생활의

균형

- 유연한 근로시간 등 보다 유연성 있는 근무방

법과 형태 도입

- 자녀와 다른 부양가족에게 한 보살핌 제공

여부

-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 보다 균형 잡힌 근

방식

- 기존 보건과 안 법령의 용 개선

- 노동자들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변화 응을

한 기업 단 의 평생교육

자녀가 없는 개인의 고용률

비 0~6세 아동을 가진 부

모의고용률과의격차(20~25

세 연령집단 성별 수치) 

사회 화

와 노동자 참여

- 단체 약은 사회 트 들이 노사 계를 형

성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어 요한 방

편

- 정보와 의 메커니즘, 노사 의회 보건과

안 표 충족 등 다른 안건을 다루는 직장 의

회 참여도 강화되어야 함

핵심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으

나,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조

직률을 맥락지표로 제시

다양성과

비차별

- 모든 직원들의 잠재 생산성을 최 화하기 해

다양한 문화 배경의 직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

고, 노동자와 리자 모두에게 성, 인종, 연령, 국

과 련된 차이 인식을 강화

핵심지표는 제시하지 않았으

나, 다음을 맥락지표로 제시.

55~64세 고용자의고용률 갭

(비교집단 제시 없음), 체

피고용자 비 장애인의 고

용률과 실업률 갭 논의

반 업무

성과

- 생산성 면에서의 측정

- 체 노동력의 1인당, 근로시간당 GDP를 퍼

센트를 측정

고용인구 1인당 GDP 수 변

화와 1인당 근로시간 증가율

로 측정된 노동생산성 증가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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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은 고용과 삶의 질 개선 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고 감

독하기 해 4개의 기 8)을 설립하 다. 이 ‘생활 근로조건 개선을

한 유럽재단’은 생활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노사 계 이슈를 분석하고, 

그 구조 변화를 추 한다. 로 유럽 재단은 1990년 이후 진행된 근로조

건 조사를 통해 고용의 질 개념 논의에 참가했고, 조사 목 으로 질 지표

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 다. 

  이러한 유럽 재단의 지표는 유럽 연합의 지표(유럽이사회 승인)보다 실제

로 조사의 편의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분류 과정

을 거쳤다. 유럽재단의 (European Foundation)의 4가지 분류는 <그림

3-2>와 같이 첫째로 경력과 고용안정성 보장, 둘째로 노동자의 건강과 복

지 유지 증진, 셋째로 숙련과 역량 개발, 넷째로 일과 생활의 조화로 이

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유럽 재단의 분류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 지표를 실제 통계를 이용해서 채우게 되는 것이다. 고용

의 질을 기 으로 한 이 4가지 지표를 기 으로 EU의 네덜란드, 스웨덴, 

국, 덴마크,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랑스, 룩셈부르

크, 핀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나라들은 고용의 질을 측정

비교한다.

< 그림 3-2 > 노동과 고용의 질의 기

8) 4개   첫 째, 아 랜드에 재한 ‘생활  근 건 개  한 럽재단’  생활 건, 근 건, 

사 계,  변화  연 하는 다.  째, 스  ‘직업안 과 보건  한 럽 에 시’는 

근 환경에  안 과 보건 슈  감독한다.  째, 그리스  ‘직업훈 개  럽 ’는 직업훈 시스  

 맡고 다. 마지막  스트리아  ‘ 주   척에 한 럽 니 링 ’는 주

  척 현상에 한 보  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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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 3-39>에서는 CPRN(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캐나다 정책 연구 네트워크)의 지표를 소개하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캐나다

는 지표의 기 제시에 있어서 기타 해외기 이나 국가와는 달리 기업과 같

은 리조직 뿐만 아니라 비 리조직까지 분석하는 등 활발한 연구와 시도

가 있는 국가라할 수 있다. CPRN은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의사소통

과 향력

-종업원 참여

-작업장 략에 있어 종

업원 향력

-정보 공유

-직무 피드백

-종업원의 업무참여정도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고용형태별로

‘매우그 다’,‘그 다’,‘아니다’로 조사)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발언의 요도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 조사)

-종업원들간 정보공유 정도

(기업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조사)

-종업원이 업무로 칭찬,수정사항 등의 피드백을

받았느냐의 여부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 조사)

개인 보

상

-근로자가 원하는 것

-직무만족

- 심직무

-근로자가 요하게 여기는 항목

(성별,연령별 조사)

-직무만족의 정도

( ‘불만족 ’ , ‘보통 ’ , ‘만족 ’ , ‘매우만족 ’으로 ,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직업별, 산업별, 지역별

조사)

안정성
-임시 고용

-고용 안정

-임시직 비 조사

(연령별, 산업별, 지역별로 조사)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연령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산업별,소득별 조

사)

직무 황
-직무 로테이션

-직무

-부서간 직무 로테이션 가능여부

(기업규모별,지역별, 산업별 조사)

- 단 업무가 이루어지는 정도

(기업규모별,지역별 조사)

<표 3-39> CPRN 고용의 질 지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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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작업환경

-작업장 보건

-실직에 한 두려움

-산업재해에 한 두려움

-스트 스와 작업시간

-스트 스와 작업장 계

-작업장의 보건 상태의 부 당 여부

(성별, 연령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조사)

-직업불안정여부에 한 자가진단

(성별,연령별,지역별,소득수 별,산업별 조사)

-산업재해에 한 두려움을 느끼는가 여부

(성별,연령별,직업별,산업별,주간노동시간별조사)

-스트 스 야기요인과 작업시간 주당 임계치

(고용형태별, 직업별, 산업별 조사)

-작업장내에서 인간 계로 인한 스트 스 유무

(고용형태별, 산업별 조사)

근무시간

-교 근무

-집 근무일제

-탄력 근로시간

-노동시간 선호

-오 6시~오후6시 이외의 시간 근무여부

(기업규모별, 지역별, 산업별조사)

-집 근무제(일별 과시간을 합산해서 주 업

무시간에서 감면) 시행여부

(지역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조사)

-출퇴근 시간의 정형화 여부

(지역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조사)

- 재 노동시간에 만족하는지 여부

(기업규모별, 지역별, 산업별 조사)

계
-상사와의 계

-신뢰

-상사와 친 하게 지내는 여부

(‘아니다’,‘그 다’,‘매우그 다’로 성별, 연령별,

 산업별로 조사)

-상사를 신뢰하는지 여부

(성별, 연령별 조사)

직무 요구

-작업 부하

-장시간 근무

-무보수 과근무

-일과 생활의 균형

-자주 과 한 업무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성별, 나이별, 직업별, 기업규모별 조사)

-일주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

(고용형태별, 직업별, 지역별 조사)

-무보수 과근무경험이 있는지 여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조사)

-과 한 역할 부담 여부

-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여부

-직무만족여부

-조직내 임 가능여부

-직무 스트 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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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임 & 

복리후생

-이익 분배

-임 만족도

- 임 직무

-이익 분배의 정당성 여부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별 조사)

- 재 임 에 만족하는지 여부

(지역별,산업별 조사)

-시간당 $10이하로 받는지 여부

(고용형태별,지역별,교육수 별,직업별,산업별 조

사)

훈련 & 

기술

-기술 이용

-기술 개발 기회

-직장 내 훈련

-근로자들은 필요한 훈련

을 받는가?

-작업장에서 자신의 기술사용가능여부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교육별,지역별,직업별조

사)

-기술개발기회의 정도

(직업별,고용형태별,지역별,산업별 조사)

-직장내 능력개발훈련의 유형

(지역별,직업별 조사)

특별 지표
-조합 지표

-직장 내 PC

-노동조합 가입여부

(지역별,산업별,기업규모별 조사)

 CPRN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한 방 한 자료를 시계열로 조사하고 있다. 성

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직업별, 지역별, 교육수 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석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고용의 질 측정지표를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고용의 질에 해 EU나 캐나다, ILO와 같이 분리하여 기 을 설정하거

나 측정지표를 소개하지 않으므로 앞서 언 된 EU 등의 기 에 의해 통계

청, 노동부, 교육부 등 련기 고용 지표들 에서 고용의 질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하 다. 그러므로 범 의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과 다소 복되거

나 분류가 애매한 세부지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지표들의

기 에 의해 최 한 근 하게 분류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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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고용기회

취업

성,인종, 라틴 아메리카계 기원, 연령별 직업분야

시간제 근무에 따른 일자리

18세부터 40세 사이의 취업자의 평균 수

시민인구 - 고용상태

노동력과 참여율에 한 연구

실업

실업 노동자

성별, 이유에 따른 실업자

산업에 따른 실업 비율

성별, 직업에 따른 실업

고용평등

업종별 평등 산업별 고용 황

성별, 인종별 평

등
성별, 인종별 취업자수

여성고용 여성취업

성별에 따른 노동자 지

혼인 상태와 재 그리고 자녀 나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태

고용안정

분야별 안정 교육 성취와 훈련 분야별 근로월수

산업, 시기별 안

정
산업 시기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상황

근로조건

근로시간 고용 인구와 주당 평균시간

임

18세 이상 인구의 연령, 성, 인종별 교육 성취에

따른 소득

교육, 성, 연령, 인종별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

교육 성취와 훈련 분야별 월 평균 소득

산업별 연도별 총 료와 정규 근무자의 임 수익

개인별 산업 그룹에 따른 시간 평균 소득

주(state) 별 연평균 임

안 한 작업환경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직장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률

일과 가정의

양립

상황별 여성취업

황
출산 후 시기별 여성취업자수

직업훈련

평생교육

교육기회

참여
직업훈련 시간수

참여권 노조조직 노조 조직율

사회보장 의료지원, 보육 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노동자 비율

<표 3-40> 미국 고용의 질 측정 지표



Ⅲ. 해외 인 자본 지표 개발 동향

- 93 -

  <표 3-40>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고용의 질은 상 으로 풍부한 지표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특히, 여성고용과 련해서는 표에서는

표 인 지표만 언 하 으나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황, 총여성 문

직 여성인력 비율, 정부부문의 여성인력 비 , 출산후 시기별 여성취업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1>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고용의 질 련지표는 다소 락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단된다. 특히 참여 발언권과 련한 고용의 질 지

표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기 과 국가에 비해 고용의 질에

한 지표부문별 세부지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고용과 실업
취업

산업, 연령별 고용된 사람들

산업, 고용상태, 주당 근로시간별 고용인

고용에서 직업 상태에 따른 고용된 사람들

실업 산업별 실업률

여성고용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

노동, 노동/비농업, 연령, 가정주부의 노동력 상태별

인구

여성 취업 정부가 고용한 여성취업자 비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산업별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별 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소득 임
산업 지방별, 학력별 임

종류별 실업임

일과 가정의

양립
아보육시설 아보육시설 수 수용인원

고용 평등 비정규직 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형태별 구성비율

<표 3-41> 일본 고용의 질 측정 지표

   CPRN(캐나다 정책 연구 네트워크)의 공식 인 고용의 질 기 과 세부지

표 이외의 캐나다의 비 리 조직과 캐나다의 Bribois가 제시하는 고용의 질

기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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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비 리 조직의 경우는 다음 <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개의 분야로 고용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항목 지표부문

외 보상

- 수입

- 보험

- 고용 보장

내 보상

- 작업의 심도

- 성취감

- 창의력과 독창성의 이용

직장 내 계

- 존경도

- 의사소통

- 신뢰와 참여도

- 공평함

시간과 스 링

- 노동시간(시간외 근무 포함)

- 유연성

- 노동과 생활과의 균형

조직구조

- 피고용인의 향력

- 의사 결정에서의 참여

- 정보 공유

기술사용과 개발

- 향상을 한 트 이닝과 교육

- 승진을 한 향상

- 테크놀로지의 이용

직무 설계

- 독립(Autonomy)과 감독

- 피드백

- 재원

건강과 안

- 육체 노동 환경

- 작업에서의 육체 노동의 수요

- 작업에서의 심리 노동의 수요

<표 3-42> 캐나다 비 리 조직의 고용의 질 측정 지표

  Brisbois가 분류한 고용의 질 지표는 다음 <표 3-43>와 같다. Brisbois

의 지표들은 5개의 분야로 나 어져 있는데, 이 에서 건강과 복지, 역량계

발, 경력과 고용의 안정성, 일과 생활의 조화 등 4개 분야는 유럽연합의 분

류와 거의 동일하며, 근로 조건의 만족이라는 지표가 추가되었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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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건강과 복지 건강에 향을 미치는 작업

기술 혹은 기능의 발

가능성(역량계발)

자기 기술 혹은 기능과의 합성, 

훈련 가능여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지 여부

경력과 고용의 안정성
비자발 인 트타임 고용 발생, 

임시 인 고용 발생

일과 생활의 조화
연간 작업 시간, 

과 작업시간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여부

근로 조건의 만족 근로조건에 한 체 인 만족도

<표 3-43> 캐나다 고용의 질 측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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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인 자본지표 필요한신규지표

1. 국내외 지표작성의 목 비교

  일반 으로 해외 지표들은 작성 목 이 특정한 분야에 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한국의 인 자본 지표는 이에 비해 보다 포 인 분야에 걸쳐

정책 인 목 을 가지고 작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OECD Network B와 OECD 교육지표집은 교육 분야에 을 맞춘 지표로

서 각각 교육이 국가발 에 미치는 향을 지표화하고자 하는 목 과 개인

, 국가 재정 , 사회 성과가 교육에 미치는 요성을 지표화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UNDP 인간개발지수는 한 국가의 평균 인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측정하

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작성되었으며, IMD의 국가경쟁력지수는 기업의 경

쟁력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국가의 총체 인 능력을 의미하는 국가의 경쟁력

을 측정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작성되고 있다.

  한국의 인 자본 지표는 인 자원의 순환 과정을 따라 인 자본개발의 정

도를 측정하여 그 수 을 가늠함으로써 교육과 노동정책 수립을 한 정책

자료를 제시하고, 련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목 으로 작성되었다9). 따라서 기존 지표들의 작성목 을 비교정리 하면 다

음 <표 4-1>과 같다. 

지표 작성목

OECD Network B 교육이 국가발 에 미치는 향 분석

OECD 교육지표집
교육에 한 개인 , 국가재정 , 

사회 성과 측정

UNDP 인간개발지수
한 국가의 평균 인 인간개발 성취 정도

측정 목

IMD 국가경쟁력 지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가의 총체 인 능력 측정

한국의 인 자본개발 지표
국가의 교육, 노동정책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

<표 4-1> 국내외 기존 지표들의 작성목

자료 : 황규선, 『강원도 인 자원개발 지표에 한 기 연구』, 강원발 연구원, 2007, p.18.

9) 황규 , 『강원도 본개  지 에 한 연 』, 강원 연 원, 2007, pp. 17-18.



Ⅳ. 국내외 인 자본 지표 및 요한 신규지표

- 97 -

  가. 역과 내용

  우선 포 역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해외 지표들은 심 역이 특정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어 이에 따라 포 하고 있는 주요 내용들도 이들 심

사항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지표는 인 자원의 순환모형에 근거하여 인 자본개발과 련된

역을 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기존 지표들의 포 역과 내용

을 비교해 보면 <표 4-2>와 같다.

지표 주 심 역 주요 포 내용

OECD Network B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 학력과 경제활동상태 분포

- 학력과 소득간의 계

- 정규교육과정 이수 후 평생

  교육 훈련

- 학교---> 노동시장의 이행지표

OECD 교육자료집
교육성과에 미치는 요인

악

- 교육 참여도

- 교육비지출

- 교육 학습제도 운

- 교육 성과도

UNDP 인간개발지수
평균 인 인간개발 성취

정도

- 장수 보건

- 지식

- 생활수

IMD 국가경쟁력 지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능력

- 고용 노동시장

- 교육

- 사회체제

- 기본ㆍ기술ㆍ과학 인 라

- 건강 환경

한국의 인 자본개발

지표

인 자본의

양성ㆍ배분ㆍ활용

- 인 자본의 순환 과정을 따른

 인 자본개발 과 련된 역

<표 4-2> 기존 지표들의 포 역과 내용 비교

 

  

   나. 지표구조

   통상 으로 지표의 구조는 지표작성상의 목 과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근거하여 2단계에서 4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지표들의

구조는 체로 역, 역, 평가지표로 연결되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OECD Network B의 경우가 외로서, 심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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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로 개별지표로 이어지는 2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표는 기본 으로 3단계 구조이나, 먼 인 자원의

순환주기에 근거하여 목표 역이라는 역을 설정한 후 각 목표 역별로

3단계 구조를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표들의 체계구조 비교는

다음 <표 4-3>과 같다.

지표 구조 내용

OECD Network B 2단계 심 역 -->지표

OECD 교육자료집 3단계 심분야 ->세부분야->지표

IMD 국가경쟁력 지수 3단계 분류->주분류->평가지표

한국의 인 자원개발 지표 3단계
목표 역별로, 심분야-->

세부 심분야 -->개별지표

  <표 4-3> 기존지표 구조 비교

 

  다. 기존 지표들의 장ㆍ단 평가

  OECD Network B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 자원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등 주로 인 자본이 노동시장에 미치

는 효과를 측정하는데 특화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이라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 자원으로서의 인 자본개발 련 지표 개발이 미흡하고, 지

나치게 경제 측면에 치우친 유형의 지표들에만 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10).

  OECD 교육지표집은 교육의 성과를 경제 개념과 지표에 입각하여 명료

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이며, 반면 교육의 성과를 단지 경제 지표

로만 측정하려는 근방법은 교육이 창출하는 모든 이익을 제 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성과 비교를 해 설정한 가

정들이 비 실 이고 난해하다는 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10) 황규 , 『강원도 본개  지 에 한 연 』, 강원 연 원, 2007,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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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P 인간개발지수는 구조가 단순하여 작성과 이해가 비교 쉽고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인

자본개발의 다양한 국면을 모두 다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단 이 있

다.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일 된 기 속에서 지속 으로 생산되고 있어

축 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비교자료와 같은 새로운 지표를 생산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 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각 항목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기업에 편향된 시각에 기 하고 있다는 것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 자원개발 지표는 그간 막연하게 논의되어 왔던

인 자본개발의 범 를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완성된 인 자본개발 지

표 모형을 제시하 다는 과 한 필요한 원자료를 포 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료 수집을 한 요한 기 을 제시하 다는 을 장 으로 들 수

있다. 

  반면 인 자본개발과 련한 모든 행 를 망라하려는 노력에 치 함으로

써 역별 비 에 한 고려가 부족하 고, 지역별ㆍ분야별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며, 방 한 자료제시에 따른 자료의 나열로 인해 정부ㆍ기업조직ㆍ개인

의 의사결정을 돕기 한 정책 시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 으로 지 할

수 있다11). 이러한 기존 지표들의 장ㆍ단 은 <표 4-4>와 같이 정리 요약

할 수 있다.

11) 황규 (2006)  참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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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장 단

OECD Network B

- 인 자본이 노동시장에 미

 치는 성과 측정에 특화

- 경제 개념에 근거함에

 따른 객 성ㆍ명료성

- 다양한 측면의 인 자원개

  발 련 지표개발이 미흡

- 경제 측면에 편향된 지

   표 유형

OECD 교육자료집

- 교육의 성과 측정에 특화

- 경제 개념과 지표에 입

 각한 명료성

- 교육이 창출하는 이익을

   제 로 포착하지 못함

- 비 실 가정과 해석상의

  난

UNDP 인간개발지수
- 단순한 구조에 따른 작성ㆍ

  이해ㆍ국가간 비교의 용이성

- 인 자본개발 의 다양한 국

면을 이해하지 못함

- 기본 으로 인 자본개발

  측정 지표가 아님

IMD 국가경쟁력 지수

- 일 된 기 과 지속 인 생산

- 생자료 생산이 가능한 높은

   활용도

- 항목간 연계성 부족

- 지나치게 기업에 편향된

  시각

한국의 인 자본개발 지표

- 개념의 명확성

- 인 자원과 순환과정을 포착

 한 순환모형에 근거한 이론

 배경

- 인 자본개발의 역에

 걸친 지표의 포 성

- 역별 비 의 고려 부족

- 지역별분야별 정보 결여

- 정책 시사의 부족

  <표 4-4> 기존지표들의 장ㆍ단 비교

자료 : 황규선(2006)

2. 국내외 인 자본 지표

    

 2.1 작성체계

  해외의 인 자본지표 련 국가별 황과 국제기구의 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 자원개발 지표는 그간 막연하게 논의되어 왔던

인 자본개발의 범 를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인 자본개발 지표의 부

문을 포 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용하여 외국의 개별 통계지표를

편제하되 외국의 새로운 지표를 추가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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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각 국가의 개별 통계지표 표기에 있어서 완벽한 일치를 찾을 수가

없었고, 지표의 내용을 기 으로 재구성을 하 다. 비교의 결과, 기본 인 인

구 련 통계와 취업 교육 련 통계는 동소이하 으며, 각 국가별 특

성을 고려할 때 조 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사교육 련 항목과 진로지도 취업 알선 련 항목의 경우는

외국의 통계에서는 매우 드물었다. 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체계는 무

많은 부분을 포 하므로 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정보통신 련 지표 분

야에서는 재 한국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자본개발의 순환모형에 따라 인 자본개발 지

표체계의 구성을 5개의 목표 역으로 설정하 고, 이 목표 역에 포함되는

지표의 수는 무수하게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지표들을 목표

역에 맞게 히 포함하고 배치하기 해서 아래와 같은 지표체계를 설정

하 다. 

  ① 인 자본의 축

항 목 지표부문

1.인구규모

Sizeofthe

population

1-1인구추세

1-2장래인구

2.인구구조,분포

Distributionof

thepopulation

2-1인구구성

2-2인구분포

3.인 자본의 수

Levelsofhuman

resources

3-1국민교육수

3-2계열별 교육수

3-3자격취득

4.국민보건

Publichealth

4-1생존년수

4-2보건환경

<표 4-5> 인 자본의 축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의 인 자본개발 지표』 연구자료 2006-17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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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 자본의 개발(과정)

항목 지표부문

1. 공교육

(학교교육)

1-1 교육기회

1-2 졸업

1-3 인 교육자원

1-4 물 교육자원

1-5 교육재정

1-6 공교육평가

1-7 고등교육의 질(수 )

2. 사교육

2-1 사교육비

2-2 사교육 수강자

2-3 사교육의 물 , 인 자본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본 개발환경

3-2 사내직업훈련

3-3 산학연 연계 교육훈련

3-4 기업의 인 자본 개발투자

4. 직업훈련

  평생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4-2 인 ㆍ물 자원

<표 4-6> 인 자본의 개발

  

③ 인 자본의 활용

항 목 지표부문

1. 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 참가 비활동

1-2 진로선택

1-3 진로지도 시설

1-4 취업

1-5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

1-6 실업

2. 여성고용
2-1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

2-2 여성취업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3-2 임

3-3 노동비용

3-4 근로환경 만족도

4. 직업이동
4-1 직업 이동 비(Work to School)

4-2 이직(Work to Work)

5. 차별 우 5-1 성차별

<표 4-7> 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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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 자본 활용의 결과

항 목 지표부문

1.경제 기여

1-1국가기여도

1-2가계기여도

1-3기업기여도

2.사회 기여

(사회 자본 형성)

2-1사회통합수

2-2계층이동

2-3문화향유

3.국가경쟁력 3-1국가경쟁력

4.인간개발지수 4-1인간개발지수

<표 4-8> 인 자본 활용의 결과

⑤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항 목 지표부문

1. 인 자본유출
1-1 인구의 국제이동

1-2 인 자본의 유출

2. 인 자본상실

2-1 사망력

2-2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2-3 질병으로 인한 손실

2-4 범죄로 인한 손실

<표 4-9>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2.2 작성체계 작성지표 비교

  본 에서는 수정한 인 자본지표 체계(5개 역, 19개 항목, 55개 지표

부문)로 재구성한 각 국가 개별통계지표를 비교한다. 개별통계지표는 국가별

로 완벽히 일치하지 않지만, 지표 내용의 유사성을 기 으로 개별통계지표의

유․무를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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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1.
인구규모

1-1
인구추세 총인구 ○ ○ ○ ○ ○ ○ ○

1-2
장래인구 장래추계인구 ○ ○ ○ ○ ○ ○ ○

2.인구,
구조,
분포

2-1
인구구성

연령별 인구 ○ ○ ○ ○ ○ ○ ○

연령별 성비 ○ ○ ○ ○ ○ ○ ○

노령화 지수 ○ ○ ○ ○ ○ ○ ○

취약계층의 인구비율 ○ ○ ○ ○ ○ - -

2-2
인구분포

지역별 인구분포 ○ ○ ○ ○ ○ ○ ○

지역별 추계인구 구성비 ○ ○ ○ ○ ○ ○ ○

수도권 인구비율 ○ ○ ○ ○ ․ ○ ○

3.
인 자원
의 수

3-1
국민교육
수

학령인구수 ○ ○ ○ ○ ○ ○ ○

국민 평균교육연수 ○ ○ ○ ․ ○ ○ ○

국민의 학력구성비 ○ ○ ○ ○ ○ ○ ○

고등교육 공별 학생수 ○ ○ ○ ○ ○ ○ ○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기
여학생 수 ○ ○ ○ ○ ○ ○ ○

연령계층별 학이상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 ○ ○ ○ ○ ○ ○

OECD회원국의 25-64세
노동인구의 학력수 별 분포 ○ ○ ○ ○ ○ ○ ○

교육수 별 경제활동인구 분포 ○ - ○ ○ ○ - -

3-2
계열별
교육수

계열별 학 ○ ○ ○ ○ ○ ○ ○

계열별 외국학 ○ - - - - - -

3-3
자격취득

자격증 취득 황 ○ ○ ․ ○ ․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취득률 ○ ○ ․ ○ ․ ․ ○

계열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률 ○ ․ ․ ․ ․ ․ ․

문 학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 ․ ○ ○ ․ ․ ․

기능 직업 문학교 학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 ․ ․ ○ ․ ․ ․

4.
국민보건

4-1
생존년수 기 여명 ○ ○ ○ ○ ○ ○ ○

4-2
보건환경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 ○ ○ ○ ○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수 수 ○ ○ ○ ○ ․ ○ ○

의료서비스에 한 만족도 ○ ○ ○ ○ ․ ○ ○

<표 4-10> 인 자본의 축

주 : ○는 개별통계지 가 는 것  미하고, - 는 개별 통계지 가 없는 것   ․ 는 확 할 수 없는 것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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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1.
공교육(
학교교
육)

1-1
교육기회

취학률 ○ ○ ○ ○ ○ ○ ○

진학률 ○ ○ ○ ○ ○ ○ ○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 이유 ○ ○ ․ ․ ․ - -

학 취득 소요 연수 - ○ ․ ○ ․ ○ ○

교육단계별 도탈락률 ○ ․ ○ ․ ○ ○ ○

1-2졸업
교육단계별 졸업자수 졸업률 ○ ○ ○ ○ ○ ○ ○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 수 ○ ○ ․ ○ ․ ․ ․

1-3인
교육 자원

학생수/학 당 학생수 ○ ○ ○ ○ ○ ○ ○

교원수/교원 1인당 학생수 ○ ○ ○ ○ ○ ○ ○

교원 1인당 1년간 수업시간 ○ ○ ○ ○ ○ ○ ○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 ○ ○ ․ - - -

학교교육의 효과 ○ ○ ○ ․ ․ - -

1-4물
교육 자원

재교육 기 수 - ○ ․ ○ ․ - -

교실당 학생수 ○ ○ ○ ○ ․ ○ ○

실습기자재 확보율 ○ ․ ○ ․ ․ - -

1-5
교육재정(
공교육)

GDP 비 공교육비 비율 ○ ○ ○ ○ ○ ○ ○

정부 산 비 공교육비 비율 ○ ○ ○ ○ ○ ○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성 ○ ○ ○ ○ ․ ○ ○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 ○ ○ ○ ○ ○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부담
납입액 ○ ○ ○ ○ ○ - -

교육기회의 충족도 ○ - - - - - -

1-6
공교육
평가

공교육의 사회 평가 - ․ ○ ․ ․ - -

교사에 한 평가 - ○ ․ ○ ․ - -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 ○ ○ ○ ․ ○ ○

1-7
고등교육
의
질(수 )

학생 1인당 주당 평균
학습시간 - ○ ․ - - ○ ○

학교육의 경쟁사회의 요구
부합정도 ○ ․ ․ - - - -

인구 1만명당 SCI논문편수 ○ ○ ○ ○ ○ ○ ○

<표 4-11> 인 자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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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2
사교육

2-1
사교육비

소득계층별 평균사교육비 ○ - - ○ - - -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비
사교육비 지출 ○ - - ○ - - -

2-2
사교육
수강자

사설학원 수강생수 ○ - - - - - -

2-3
사교육
물 /인
자원

사설학원수 - - - - - - -

사설학원당 교사수 ○ - - - - - -

사설학원교사의 학력수 - - - - - - -

3
사내교
육

3-1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환경

종업원 평균교육시간 - ○ ○ ○ ․ ○ ○

종업원 만족도 - ․ ○ ․ ․ ○ ○

3-2
사내직업
훈련

재직훈련 로그램 참여자 수
기 수 - ○ ○ ․ ․ ○ ○

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 ○ ○ ․ ․ ○ ○

노동비용 비 교육훈련비 비 ○ ○ ․ ․ ․ ○ ○

3-3
산학연
연계 훈련

산학연 제휴기업 비율 - ○ ○ - ․ ○ ○

산학연 제휴 실업고, 문 ,
학비율 - ○ ․ - ․ ○ ○

3-4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투자

매출액 비 연구개발비 ○ ○ ․ ○ ○ ○ ○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비율 ○ ○ ○ - ․ ○ ○

기업의 교육훈련비용의 추이 ○ ○ ․ ○ ․ ○ ○

기업규모별 여 총액 비
교육훈련비 ○ ○ ․ ․ ․ ○ ○

사내 학 배출인력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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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4
직업훈
련
평생
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 참여율 - ○ ○ - ○ ○ ○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
시간수 - ○ ○ ○ ○ ○ ○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일수 ○ ○ ○ ○ ○ ○ ○

직업교육훈련기 입학자 ○ ○ ․ ○ ․ ․ ○

직업교육훈련기 재학생
훈련생 수 ○ ○ ․ ○ ․ ․ ○

직업교육훈련기 계열별 학생
비율 ○ ○ ․ ․ ․ ․ ○

직업훈련기 의 훈련기간
훈련시간 ○ ○ ․ - ․ ․ ○

학교의 직업교육개 노력 - ○ ․ - - ○ ○

학의 직업교육 참가자수 - ○ ․ - - ○ ○

산학 력 로그램 이수 노동자수 - - - - - - ○

4-2
인 ㆍ물
자원

사회교육기 수 - ○ ․ ○ ○ ○ ○

정부산하단체별 공공훈련기 수 ○ ○ ․ - ○ ○ ○

직업훈련 계획과 성과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계획 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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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1고용과
실업

1-1
경제활동
 참가

 비활
동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 ○ ○ ○ ○ ○ ○ ○

성별경제활동참가율 ○ ○ ○ ○ ○ ○ ○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 ○ ○ ○ ○ ○ ○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 ○ ○ ○ ○ ○ ○ ○

1-2
진로선택

조기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 ○ ․ - ․ ․ ․

성별,학력별 직업선택요인 ○ ○ ․ ○ ․ ․ ․

1-3
진로지도
시설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 ○ ․ ․ ○ ․ ○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 ○ ․ ○ ․ ․ ○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 ○ ․ ․ ․ ․ ○

1-4취업

취업자의 구성비 ○ ○ ○ ○ ○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형태별
구성비율 ○ ○ ○ ○ ○ ○ ○

취업구조 망 ○ ○ ○ ○ ○ - -

직업별 취업자수 추이 망 ○ ○ ○ ○ ○ ○ ○

교육수 별 취업자수 ○ ○ ○ ○ ○ ○ ○

연구개발 계 종사자수 ○ ○ ○ ○ ○ ○ ○

인력부족률 ○ ○ ․ ○ ○ - -

장애인 취업자 취업희망
장애인 비율 ○ ○ ․ ○ ․ ․ ․

고령취업자 비율 ○ ○ ○ ○ ○ ○ ○

장기근속자 비율 ○ ○ ○ ○ ․ ․ ․

외국인 근로자수 비율 ○ ○ ․ ○ ․ ․ ․

학업종료자의 입직률 ○ ○ ○ ○ ○ ○ ○

교육단계별 졸업자의 취업률 ○ ○ ○ ○ ○ ○ ○

고교이상 졸업자의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구성 ○ ○ ○ ○ ○ ○ ○

졸업자의 동일계열 취업률 ○ ○ ○ ○ ○ ○ ○

졸업자의 취업경로별 취업자 ○ ○ ○ ○ ․ ․ ․

졸업자의 취업형태별 취업자 ○ ○ ○ ○ ․ ․ ․

졸업자의 공과 직업의 일치도 ○ ○ ○ - ○ ○ ○

퇴직 평균 연령 - ○ ○ ․ ○ ○ ○

1-5
일자리
창출과
소멸

산업 분류별 일자리 창출과
소멸( 년 비) ○ ○ ○ ․ ○ - -

1-6실업
실업률 ○ ○ ○ ○ ○ ○ ○

장기실업률(OECD기 ) ○ ○ ○ ○ ○ ○ ○

<표 4-12> 인 자본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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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
내

미
국

캐
나
다

일
본

EU
RO 국

독
일

2여성
고용

2-1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

유아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 - ○ ○ ○ ○ ○ ○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 - ○ ․ - ․ ○ ○

국ㆍ공립 아보육시설 수
수용인원 ○ ․ ○ ○ ․ ○ ○

여성취업에 한 태도 ○ ○ ○ ․ ․ ○ ○

2-2
여성취업

여성 문 리직 종사자 비율 ○ ○ ○ - ○ ○ ○

30-44세 졸여성의 취업자수
취업률 ○ ○ ○ ○ ○ - -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황 ○ ○ ○ ○ ○ - -

총여성 문/기술직 여성인력
비율 ○ ○ ○ ․ ○ - -

정부부분의 여성인력 비 ○ ○ ○ ○ ○ ○ ○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 ○ ○ - ․ ○ ○

출산 후 시기별 여성 취업자수 - ○ ○ ․ ․ ○ ○

결혼 후 여성 실직자수 - - - ․ ․ ○ ○

3
근로조건

3-1
근로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 ○ ○ ○ ○

월평균 근로일수 ○ ○ ○ ○ ○ ○ ○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 ○ ․ ○ ․ ○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 ○ ○ ○ ○ ○ ○

3-2임

임 수 평균임 지수 ○ ○ ○ ○ ○ ○ ○

최하 업종임 의 상 수 ○ ○ ○ ○ ○ ○ ○

임 격차 ○ ○ ○ ○ ○ ○ ○

학력별 임 수 추이 ○ ○ ○ ○ ○ ○ ○

3-3
노동비용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추이 ○ ○ ○ ○ ○ ○ ○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 ○ ○ ○ ○ ○ ○

3-4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여건에 한 만족도 ○ ○ ○ ○ ․ ○ ○

4
직업이동

4-1직업
이동 비
Workto
School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 ○ ○ ○ ․ ○ ○

학업을 한 이직률 - ․ ○ ○ ○ - -

4-2이직
Workto
Work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추이 - ○ ○ ○ ○ ○ ○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 - ○ ․ ○ ․ - -

취업알선률 구인배율 ○ ○ ․ - ○ - -

5
차별 우

5-1
성차별

성별 근로년수 격차 ○ ○ ○ ○ ․ ○ ○

성별 근로시간 격차 ○ ○ ○ ○ ․ ○ ○

성별 임 격차 ○ ○ ○ ○ ○ ○ ○

여성취업 장애요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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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내 미국
캐나
다 일본

EU
RO 국 독일

1.경제

기여

1-1
국가기여
도

인 자원의 경제성장 기여도 ○ ○ ○ - ○ - -

노동생산성 증가율 ○ ○ ○ ○ ○ ○ ○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률 ○ ○ ○ - ○ ○ ○

인구 10만명당 박사학 소지자
분포 ○ ○ ․ ○ ○ ○ ○

지 재산권의 등록건수 지수 ○ ○ ○ ○ ○ ○ ○

1-2
가계기여
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 ○ ○ ○ ○ ○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입 추이 ○ ○ ○ ․ ○ ○ ○

소득 10분 별 소득분포
소득집 도 ○ ○ ○ ○ ○ - -

1-3
기업기여
도

노동생산성지수 ○ ○ ○ ○ ○ ○ ○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 ○ ․ - ○ ○ ○

2.사회

기여:사회

자본의

형성

2-1
사회통합
수

국가별 남녀평등 지수 ○ ○ ○ - ․ ○ ○

국가별 남녀 권한척도 ○ ○ ○ - ․ ○ ○

노사갈등 ○ ○ ○ ○ ․ ․ ․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 - - - - ○ - -

2-2
계층이동

계층이동에 한 인식 ○ ․ ․ - ․ ․ ․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향 ○ ○ ○ - ․ ․ ․

2-3
문화향유

국민의 1년간 평균 독서량 ○ ○ ○ ○ ․ ○ ○

도서 수 인구 만명당 좌석수,
장서수 ○ ○ ․ ○ ․ ○ ○

도서 연간 이용자수 ○ ○ ․ ○ ․ ○ ○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
평균 가격 - ○ ○ ○ ․ ○ ○

3.국가

경쟁력

3-1
국가경쟁
력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 ○ ○ ○ ○ ○ ○ ○

인 자원 련 국가경쟁력 지수 ○ ○ ○ ○ ○ ○ ○

주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 ○ ○ ○ ○ ․ ○ ○

OECD주요 국가의 산업생산지수 ○ ○ ○ ○ ○ ○ ○

국가정보화지수 ○ ○ ○ ○ ○ ○ ○

과학환경지수 ○ ○ ○ ○ ○ ○ ○

기술 리지수 ○ ○ ○ ․ ○ ○ ○

4.인간

개발지수

4-1인간개
발지수 인간개발지수/순 ○ ○ ○ ○ ○ ○ ○

<표 4-13> 인 자본 활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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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내 미국
캐나
다 일본

EU
RO 국 독일

1.인

자원의

유출

1-1
인구의
국제 이동

인구 천명당 해외이민자수 ○ ○ ○ ○ ○ ○ ○

선호하는 이민 지역 - ○ ․ ○ ․ - -

해외 이주자 비 귀국자 비율 ○ ○ ․ ○ ․ - -

1-2
인 자원
유출

지식근로자의 유출 ○ ○ ○ ○ ․ ․ ․

해외유출 고 인력 ○ ○ ○ ○ ․ ․ ․

유학자 증가지수 ○ ○ ○ ○ - ․ ․

학 취득목 의 유학자수 비
귀국자수 ○ ․ ․ ○ - - -

해외연수자 비 미귀국자 비율 ○ ․ ․ ○ - - -

2.인

자원

상실

2-1
사망력

사인별 사망자수 ○ ○ ○ ○ ○ ○ ○

성,연령계층별 사망률 ○ ○ ○ ○ ○ ○ ○

주요 사망원인 구성비 ○ ○ ○ ○ ○ ○ ○

2-2
산재로
인한 손실

직업병 유병근로자비율 ○ ○ ․ ․ ․ ○ ○

산업재해 발생률 ○ ○ ○ ○ ○ ○ ○

산업재해 사망률 ○ ○ ○ ○ ○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 ○ ․ ○ ․ - -

2-3
질병으로
인한 손실

주요 질병 사망자수 ○ ○ ○ ○ ○ ○ ○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 ․ ․ ○ ․ - -

2-4
범죄로
인한 손실

경제활동인구 비 범죄자 비율 ○ ○ ○ ○ ․ ○ ○

재학생 비 소년범죄자 비율 ○ ○ ․ ○ ․ ○ ○

범죄자의 성별,학력별,지역별
분포 ○ ○ ○ ○ ․ ○ ○

<표 4-14>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

  먼 인 자본의 축 의 역을 확인한 결과 부분의 국가에서 인 자본

의 규모, 구조, 수 그리고 분포 등 인구와 련된 개별 통계지표를 제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계열별 외국학 ’ ‘자격취득’ 련 개

별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인 자본의 개발 역을 비교한 결과를 <표 4-11>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내교육’ 부문의 개별 통계지표가 상 으로 작성되진 않는

것이 많다. 사내교육 부문은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환경, 사내직업훈련, 산학

연 연계 훈련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교육 투자에는 상 으로 소홀하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공교육의 평가’ 부문에서 ‘공교육의 사회 평가’, ‘교사에 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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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이 미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특성상 공

교육이 요한 기 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교육에 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양질의 인 자본의 개발을 한 정책 의사 결정에 어려움

이 따를 것이다. 해외의 경우 ‘사교육’ 항목의 개별 통계지표는 거의 존재하

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의 사교육 분야가 미미한 것에 기인

한다. 

  인 자본의 활용 역은 <표 4-1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 자본의 활

용은 인 자본의 수요와 공 측면과 인 자본의 비활용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 은 근로시간과 임 등의 근로조건과 련되고, 수요는 고용량과 노동비

용 등과 련된다. 

  이러한 내용을 반 하고 있는 인 자본의 활용 역의 국내 개별 통계지

표의 확인 결과 ‘진로선택’, ‘진로지도시설’의 항목의 개별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두 항목은 인 자본의 수요와 공 을 효율 으로 연계하는 과

정을 반 하는 항목으로서 실업 문제의 해결과 고용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한 정책결정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의 항목에 한 개별 통계지표도 미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인력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육아의 문제가 가장 큰

해 요인이 된다. 이러한 육아에 련된 공공과 개별 업체의 육아 련 지표

를 제시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효율 인 활용에 한 제고 방안을 보다 합리

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직업의 이동 비’, ‘이직’ 등의 개별

통계지표가 부족하다. 단순 실업의 문제의 해결이 아닌 보다 좋은 직장, 나

에게 만족을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상황을 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 자본의 활용의 결과 비교는 <표 4-13>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 자

본의 활용의 결과는 경제 사회 기여도와 국가경쟁력향상의 정도를

반 한다. 이 역의 경우 국내의 개별 통계지표가 상 으로 체계가 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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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체로 잘 작성되고 있는 편에 속한다. 이는 주로 OECD 

국가통계를 통하여 국가별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표가 잘 정비되어있

다.

  <표 4-14>는 인 자원의 유출과 상실 역의 국내외 비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국내는 ‘선호하는 이민지역’의 개별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없었

다. 즉 선호하는 이민지역의 확인을 통해 한국의 문제 을 상 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선호하는 직업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개선하기 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학 련 개별 통계지표는 외국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상

으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많이 선택하지만 선진국의 학생들

은 외국유학을 많이 선택하지 않고 자국내에서 교육을 선택하고 직업을 갖

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귀국자 수의 확인을 통해 고 두

뇌의 유출 정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 자본 특히 우리 나라에 비하여 발달된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 자본의 개발에서 사내교육과 직업훈련 평생교육 부문이다.

미국 노동부와 노동통계국은 종업원의 평생교육,노동자의 훈련 로그램 참

가,훈련 로그램 종류와 교육자학력,사내 학의 배출인력 등 다양하고 상

세한 재교육과 훈련 로그램을 편제하고 있다.

둘째,인 자본의 이행에서 진로지도 취업알선 부문과 직업이동 부문을

들 수 있다.미국은 학교교육에서 진로지도에 한 부분이 매우 요한 과목

의 하나이다.진로를 선택하기 한 과정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직

업유형에 한 정보와 장단 등을 진로와 취업에 한 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리고 있다.진로지도와 취업 담 교사가 있고 정

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직업 련정보,진로지도 교사의 학력,임 ,진

로시설,취업정보제공자수, 공과 직업의 일치성,직업훈련수 이직자 수 등

다양한 지표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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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인 자본의 활용에서 여성고용과 차별 우 등을 들 수 있다.미국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이기에 차별을 엄격히 규제하고는 있으나 인종

간,학력간,지역간 차별로 인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따라서 이러한 차

별을 시정하기 하여 국가차원에서 남성과 여성간,인종간등 각종 차별의

요인이 되는 항목별로 상세한 지표를 편제하고 있다.

일본은 (Prefecture)단 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한 여타국에 비하여 인 자본과 련된 사회자본 복지부분에

한 지표가 비교 잘 정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즉,이는 경제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회와 활력 있는 경제를 지향하는데 국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다.

한 장애인을 상으로 한 통계 역시 비교 잘 정리되어 있어 선진국이

지향하는 삶의 질과 복지 부분에의 배려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교육과 진로지도 취업알선,성차별이나 비능력 차별 등 차별

우와 련된 개별 통계지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경우 특수교육 학교 통계나 사

회교육기 학 수 등의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어 미래지향 인

에서 인 자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지표가 국내보다 발달한 주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 자원 개발에서는 특히 사내교육 부문이다.캐나다의 개별통계지

표는 종업원 만족도와 종업원 평균교육시간,재직훈련 로그램 참여자 수

기 수,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등의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고 있

다.

둘째,인 자본의 이행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환경과 여성 취업,직업이

동 부문 등을 들 수 있다.캐나다의 개별 통계지표는 국내에는 없는 유아교

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노동

이동률추이와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 등의 부문을 제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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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TAT은 EU의 참가국의 통계지표들을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어, 각

국가의 특징을 반 하는 세부 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회

교육기 수’,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퇴직 평균 연령’, 

‘학업을 한 이직률’,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정부 국가기구

에 한 신뢰도’의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개별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인간개발지수’의 지표는 다른 국가들은 IMD의 추계를 제공하는

반면 EUROSTAT은 HRST(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량을 집계 공표하고 있다. 

  인 자본의 활용 련 지표는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의 이유’, ‘이직자 수 사

유’, ‘ 트 타임 근로의 사유’ 등의 국민의 선택 결정에 한 사유를 추계하

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한 지표의 제공은 각 정부 혹은 유럽 연

합 체의 노동정책,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것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

이다. 

국의 인 자본 지표에서의 특징은 공교육에 한 정보는 잘 나타나 있

고 교육에 한 자료를 교육단계별,교육기 별,성별로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인 자본의 손실에 하여서는 조사통계이사회(RSD)에서 범죄

통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범죄인의 권리에 한 설명까지 상세히 설

명하는 등 각종 통계지표에 한 구체 인 설명과 함께 각 범죄의 종류별로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인 자본 지표에서의 특징으로 직업교육 련 통계가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다.교육통계에서 직업교육통계 항목이 구분되어 직업교육과 련

된 자세한 통계지표를 제시하고 있다.지역별,연령별로 인구,연령,인구,

상인구,기 수명,의료보건환경에 하여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그리고

공교육에 한 통계자료로서 학력수 별,학교계열별로 나타내고 있으나 우

리나라와 같은 사교육의 통계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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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고용의 질 통계비교

 3.1  작성체계

  각 국가와 기 별 지표들을 9개의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9개 항목에 하여 각 항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부문들을

의를 통해 선정하여 비교를 시도하 다.

  <그림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항목별로는 고용기회 측면에서는

‘고용정도’, ‘경제활동참가’ 2개의 표 지표부문을 선정하 고, 고용평등에서

는 ‘성별평등’, ‘연령별 평등’, ‘ 교육수 별 평등’, ‘장애유무별 평등’ 등 3개

를 정하 으며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비율’, ‘일용직 비율’, ‘평균근

속기간’ 3가지 지표부문을 선정하 다. 능력개발측면에서는 ‘교육훈련시간’과

‘훈련기회’ 2가지 지표부문을, 소득에서는 ‘임 수 ’과 ‘임 만족’을 2가지

지표부문을 선정하 다. 근로조건 측면에서는 ‘ 과근로’, ‘산재발생’ 2가지

지표부문을,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는 ‘모성고용’ 지표부문 한가지만을 선정했

다. 참여 발언권에서는 ‘노조조직’과 ‘단체임 약’,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산재보험’과 ‘연 수혜’ 2가지 지표부문을 최종 선정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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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고용의 질 비교지표

  3.2 작성체계 작성 지표 비교

  각 국가와 기 의 분류하여 지표를 비교한 결과 국가 혹은 기 간 지표가

동일하지 않은 부문과 지표들이 발견되었다. 체 으로 일치하거나 비슷한

항목들, 즉 고용기회, 고용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의 특징이 있음을 확인

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다양한 비교를 해 <표 4-15>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지표』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ILO, EURO, CPRN, 미국, 일

본 등 해외에서 고용의 질 측정 지표로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과 국

내 지표와의 비교를 시도하 는데 본 시도를 통해 측정지표 설정에 있어 국

내 고용의 질 지표의 특성과 부족한 부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에

서 보면,ILO나 EU와 같은 해외 기 들의 고용의 질 지표는 공통 으로 교

육수 별 소득수 과 연간 교육훈련 시간에 한 지표가 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특히 리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ILO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 시간 외에 훈련기회 유무 지표도 락되어 있어 능력개발 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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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부문이 취약하다.임 만족도 여부는 캐나다의 지표에만 있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ILO EU
캐나

다
미국 일본 한국

고용기회
고용정도 고용률 황 ◯ ◯ ◯ ◯ ◯ ◯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 ◯ ◯ ◯ ◯ ◯ ◯

고용평등

성별평등 여성고용자비율 ◯ ◯ ◯ ◯ ◯ ◯

연령별평등 남녀소득비율 ․ ◯ ◯ ◯ ◯ ◯

교육수 별평등 교육수 별 소득수 ․ ․ ◯ ◯ ◯ ◯

장애유무별평등 장애인비율 ․ ◯ ◯ ◯ ◯ ◯

고용안정

비정규직비율 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 ․ ◯ ◯ ◯ ◯ ◯

일용직비율 임 근로자의 임시/일용직 비 ◯ ◯ ◯ ◯ ◯ ◯

평균근속기간 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 ◯ ◯ ◯ ◯

능력개발
교육훈련시간 연간 교육훈련시간 ․ ․ ◯ ◯ ◯ ◯

훈련기회 훈련기회 유무 ․ ◯ ◯ ◯ ◯ ․

소득
임 수 주요직종의 월평균임 총액 ◯ ․ ◯ ◯ ◯ ◯

임 만족 임 만족도여부 - - ◯ - - -

근로조건
과근로 월 총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 ◯ ․ ◯ ․ ․ ◯

산재발생 산업재해발생률 ◯ ◯ ◯ ◯ ◯ ◯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고용 모성고용률 ◯ ◯ ◯ ◯ ◯ ◯

참여

발언권

노조조직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 비율 ◯ ◯ ◯ ◯ ◯ ◯

단체임 약 단체임 약 용비율 ◯ ◯ ․ ․ ․ ․

사회보장
산재보험 취업자 산재보험자비율 ◯ ․ ◯ ◯ ◯ ◯

연 수혜 노령인구의 연 수혜자 비율 ◯ ․ ◯ ◯ ◯ ◯

<표 4-15> 국가 기 별 지표비교

 
 
  <표 4-16>에서는 국내외의 지표들을 추가하여,국내와 국외 두 부문으로만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이는 고용의 질 <표 4-15>비교가 국가 기 간 특

징을 살펴보고 고용의 질 지표 측정 황에 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표

4-16>의 경우는 국외에 있는 지표들을 모두 묶어서 국내에 없는 지표를 도출

해 내는데 그 의의가 있다.

ILO,EURO,CPRN,미국,일본 등 해외에서 고용의 질 측정 지표로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지표들과 국내 지표와의 비교를 시도하 다.본 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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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별통계지표

고용

기회

국내외 공통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농업부문임 고용비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소득분 별 고용변화율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

고용

안정

국내외 공통

-임시/일용직 비

-재직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율

-평균근속기간

-이직률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정도

능력

개발

국내외 공통

-직장내훈련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기술이용

-기술개발기회

소득

불평등

국내외 공통

-주요직종 평균소득

- 빈곤율

-상 소득

-지니계수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임 만족도여부(산업별,지역별)

국내외공통

- 과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표 4-16> 국내와 국외 지표비교

측정지표 설정에 있어 국내 고용의 질 지표의 특성과 부족한 부문 등을 확

인할 수 있다.<표 4-16>의 지표비교는 <표 4-15>에서 선정되지 않은 지

표들도 포 으로 비교하여 추가하 다.  



Ⅳ. 국내외 인 자본 지표 및 요한 신규지표

- 120 -

항목 개별통계지표

고용

평등

국내외공통

-임 고용 여성의 비율

-남녀소득비율

고학력자비율

-교육수 별소득수

국내특수지표

-고령자의 고용률 갭

-장애인의 고용률 갭

국외특수지표

-

일과 가정의

양립

국내외공통

-모성고용률

-모성고용률 갭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

참여

발언권

국내외공통

-노조조직률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단체임 약 용률

-종업원참여

-작업장 략에 있어 종업원 향력

-정보공유

-직무피드백

사회보장

국내외공통

-산재보험 용률

-연 수혜자 비율

-실업 여 수 률

-평균연 액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공공사회보장지출

- 소득보 지출

- 소득보 수혜자 비율

근로

조건

-산업재해발생률

-근로자 10만명당 치명 부상빈도

국내특수지표

-

국외특수지표

-작업장 보건

-집 근무제

-탄력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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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단계

주무기 력기 단기 기 장기

인 자본

의개발

1. 

공교육(학교

교육)

1-1 교육기회 학 취득소요연수 교육과학기술부 ○

1-3 인

교육자원
교원의 공과목일치도 교육과학기술부 ○

1-6 공교육 공교육의사회 평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

<표 4-17> 개발이 필요한 인 자본 지표

   9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고용의 질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 국내외

공통의 지표들 외에 국내 분류에만 속하는 ‘국내특수지표’와 해외의 분류에

만 속하는 ‘해외특수지표’로 분류가 가능하 다. 

 ‘해외특수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안정」부문에서 고용이 안정되었다

고 느끼는 정도, 「능력개발」부문에서 기술이용, 기술개발기회, 「소득불평

등」부문에서 임 만족도여부(산업별, 지역별), 「근로조건」부문에서 작업

장보건, 집 근무제, 탄력 근로시간, 「참여 발언권」부문에서 단체임

약 용률, 종업원참여, 작업장 략에 있어 종업원 향력, 정보공유, 직무

피드백, 「사회보장」부문에서 공공사회보장지출, 소득보 지출, 소

득보 수혜자 비율, 등이다.

  지표부문을 비교했을 때, 국내와 국외의 지표들이 완 히 일치하는 것과

그 지 않은 부문들이 있었지만, 체 으로 국외지표 부문이 국내지표 보다

더 세 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 존재하는 지표는 4장 5

개발이 필요한 지표에서 소개한다.

4. 개발이 필요한 인 자본 지표

  본 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인 자본 련 개별 통계지표의 비교와 본 연

구의 결과, 개발이 필요한 인 자본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12) 

12) 개별 통계지  개    참고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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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목
지표부
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단계

주무기 력기
단
기 기

장
기

인 자
본의
활용

1.고용과
실업

1-2
진로선
택

조기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

역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단계

주무기 력기 단기 기 장기

평가
교사에 한평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청 ○

2. 사교육
2-3 사교육

물 /인 자원
사설학원교사의학력수 교육과학기술부 ○

3 사내교육

3-1 기업의

인 자원개발

환경

종업원평균교육시간 노동부 ○

종업원만족도 노동부 ○

3-2 

사내직업훈련

재직훈련 로그램

참여자수 기 수
노동부 ○

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노동부 ○

3-3 

산학연연계

훈련

산학연제휴기업비율 노동부 ○

산학연제휴실업고, 

문 , 학비율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

3-4 기업의

인 자원개발

투자

사내 학배출인력수 노동부 ○

4 직업훈련

평생

교육

4-1 교육기회

참여

성인노동인구의직업교육

참여율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시간수
노동부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의직업교육개 노력 교육과학기술부 ○

학의직업교육

참가자수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 력 로그램이수

노동자수
노동부 ○

성장동력산업 인재

양성 로그램 수

참여자 수

노동부 ○

4-2 

인 ㆍ물

자원

사회교육기 수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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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목
지표부
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단계

주무기 력기
단
기 기

장
기

1-3
진로지
도시설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교육과학기술부 ○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교육과학기술부 ○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통계청 ○

1-4
취업

퇴직 평균 연령 통계청 ○

취직소요기간 노동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노동부 ○

공과 직무일치성
정도 노동부 ○

학력수 과 직무의
불일치 정도 노동부 ○

성장핵심산업의 고용자
수 노동부 ○

취업 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청년 실업자 수 노동부 ○

지역일치성(출신학교지

역과 직장소재지역)
노동부 ○

2여성
고용

2-1
여성인
력활용
의
환경

유아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

한국은행 ○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

노동부 ○

남성들의 가사
참여정도

통계청 ○

직장내 여성 참여정도 통계청 ○

2-2
여성취
업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통계청 ○
출산 후 시기별 여성
취업자수 통계청 ○

결혼 후 여성 실직자
수 통계청 ○

3
근로조건

3-1
근로시
간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통계청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통계청 ○

3-3
노동비
용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노동부 ○

4
직업이동

4-1
직업
이동
비
Work
to
School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노동부 ○

학업을 한 이직률/
이직자수

노동부 ○

4-2
이직
Work
to
Work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노동부 ○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

노동부 ○

인 자 2 2-1 정부 국가기구에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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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항 목
지표부
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단계

주무기 력기
단
기 기

장
기

본
활용의
결과

사회 기
여:사회
자본의
형성

사회통
합수

한 신뢰도

노사 약을 통한 일자

리 증가 수
노동부 ○

노사 약을 통한 임

피크제 실시 기업 수
노동부 ○

2-3
문화향
유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 평균 가격 통계청 ○

인 자
본의
유출과
상실

1
인 자본
의 유출

1-1
인구의
국제
이동

선호하는 이민 지역 외교통상부 ○

2
인 자본
상실

2-2
산재로
인한
손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노동부 ○

2-3
질병으
로
인한
손실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보건복지가족부 ○

   

  인 자본의 축 의 역에서는 개별 통계지표가 재의 인 자본 황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인 자본의 개발의 역에서는

‘학 취득 소요 연수’,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 재교육 기 수’, ‘공교육

의 사회 평가’, ‘교사에 한 평가’, ‘ 학생 1인당 평균 학습시간’, ‘사설학

원수’, ‘사설학원교사의 학력수 ’, ‘종업원 평균 교육시간’, ‘종업원 만족도’, 

‘재직훈련 로그램참여자 수 기 수’, ‘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산

학연 제휴기업 비율’, ‘산학연 제휴 실업고, 문 , 학비율’, ‘사내 학 배

출인력수’,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 참여율’,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

시간수’, ‘학교의 직업교육개 노력’, ‘ 학의 직업교육 참가자수’, ‘산학 력

로그램 이수 노동자수’, ‘사회교육기 수’의 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인 자본의 개발 역은 공교육, 사교육, 사내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의 심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회 지표부문에서 보면 학 취득 소

요 기간에 한 지표는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데 참고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의 ·고등학교 학습기간은 체로 동일한 기간을

가지지만 학부과정부터는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 비, 학비조달

을 한 한시 노동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과정을 마치는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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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원 학 취득 소요 기간은 석사학 후

취업과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의 선택, 박사학 후 취업의 진로 등을 결정하

는 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학 취득 소요기간 지표는 이를 인지하고서

진학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정보의 부재로 인한 시행착오를 일 수

있을 것이다.

  인 교육자원 지표부문에서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는 교원이 해당 직종

과 지도과목에서 합한 문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문 인 지식을 달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교원의 문화된 지식서비스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평가 지표부문으로서 공교육의 사회 평가와 교사에 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 으로 보고되어야 할 지표이다. 

직업으로서의 교사의 치는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선호직종으로서의 교원의 평가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볼 수 있고, 한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지식의 달 측면과 인성

의 지도 등을 구분하여 측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만족

도 조사와 더불어 사교육에서의 만족도를 지식의 달과 인성의 지도 항목

등을 조사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앞으로 공교

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의 물 /인 자원 지표부문에서 사설학원교사의 학력수 은 재 우

리나라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실제 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학력수 의 조사에서 더 나

아가 공교육의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지표들 즉,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교

사에 한 평가 등으로 확 해서 지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교육 역의 기업의 인 자원개발환경 지표부문에서 ‘종업원 평균교육

시간’은 종사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제 로 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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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종업원 만족도’는

종업원이 먼 자신의 회사에 만족한 후에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하고 종업원이 회사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이해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종업원 만족도 조사는 개별 으로 기업체

나 지자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자료가 통계로서 축 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내직업훈련 지표부문에서 ‘재직훈련 로그램 참여자수 기 수’와 ‘사

내직업훈련 로그램 교육시간’은 직무 업무에 련하여 연수 교육 등

의 로그램에 지속 으로 투자를 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

는 결국 재직자의 노동의 질 향상과 련될 수 있는 지표이다. 

  산학연 연계훈련 지표부문에서 ‘산학연 제휴기업 비율’과 ‘산학연 제휴 실

업고, 문 , 학비율’은 재 소규모의 기업체에서 연구개발 분야에까지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해 수 있는 제도가 산학

연 연계이다. 기업체의 연구개발을 연구원이나 학에서 맡아서 하고, 연구

원과 학교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학교와 연구원에서 산업체로 인력을

공 하는 상호보완 제도가 될 수 있다. 

  교육기회 참여 지표부문에서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 참여율’과 ‘성인

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 시간수’는 재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를 극 으로

해결하기 한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청년실업과 장년들의 직

장 직업의 환에 필요한 직업교육 부문에 한 지표는 실업률의 변화와

함께 비교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

  사내 학 배출인력수’는 기업들이 자체 으로 운 하는 사내 학에서 과정

을 이수한 인력수를 악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 자원 개발에 한 투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직원들의 재교육과 개발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시킬 필요성과 시간을 약하고 기업과 직 연계되는 기술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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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하는 데 목 이 있다. 

  ‘학교의 직업교육개 노력’는 고등학교와 학교에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하여 학교의 비상태 (교사, 시설확보 등), 학교의 개 노력, 졸

업 후 취업상태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학의 직업교육 참가자수’는 학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으로 이 직업교

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직업의 종류와 업무의 성격, 

직장의 근무환경, 보수 등 원하는 직장에 한 반 인 지식을 가지고 직업

을 선택하도록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산학 력 로그램 이수노동자수’는 최근 산학 간 신클러스터 형성

신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과 학계, 연구소 간에 력이 긴 해지고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추세가 확 됨에 따라서 다양한 산학 력 로그램이 국내

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훈련 내지 교육참여를 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성장동력산업 인재양성 로그램 수 참여자수’는 국가 혹은 지역의 성

장동력산업의 성장을 해 투자되는 로그램과 인력들이 향후 국가나 지역

의 성장동력산업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인 ·물 자원 지표부문의 ‘사회교육기 수’는 평생교육기 에서 취미, 

여가교육 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 수를 측정하여 지속 인 인

자본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한 사회제도의 지원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 자본의 활용의 역은 고용과 실업, 여성고용, 근로조건의 심 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과 실업’은 경제활동참가 비활동, 취업, 일자리

의 창출과 소멸, 실업의 세부 심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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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은 여성인력활용의 환경, 여성취업, 비활용 여성인력의 세부

심 역으로 구성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 와 여권신장이라는 사회 변

화를 반 한 것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 , 노동비용, 근로환경 만

족도의 세부 심 역으로, 인 자원의 효율 활용에 있어 인 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퇴직 평균 연령’, ‘유아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

수’,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출산

후 시기별 여성 취업자수’, ‘결혼 후 여성 실직자 수’,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산업별/내역별 근로

자 1인당 노동비용’,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학업을 한 이직률/ 

이직자수’,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

평균 가격’의 개별 통계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조기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는 직업세계의 이해를 한 사회학습 인 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

에게 조기에 직업 진로지도를 한 정보를 주고 건 한 직업 과 근로의

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반 한 지표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문제로 지 되는 청년들의 3D 업종 기피 상이나 높은 청년실업률

의 해소,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 의 불일치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는 여성인력활용의 환경을 설명하는 개별 통계지표이다. ‘유아

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는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한 공

공투자액 지수로서 여성인력의 활용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

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민간기업 비율’은 여성 인력을 얼마나 체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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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으로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여성소득(임 )의 가계기여도’는 여성의 노동임 이 가계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지표는 여성의 임 이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성취업의 요성을 보여주는 간 인 지표

가 될 것이다. ‘출산 후 시기별 여성취업자수’는 출산 후에 직장을 갖게 되는

여성의 기간별 취업자 수를 악하는 것이다. 

  출산 후 육아부담으로 직장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성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수 있는 지표

가 될 것이다. ‘결혼 후 여성실직자수’는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의 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면서 비자발 으로 유무형의

압력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여성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는 직장을

계속 유지하려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지표는 직장을 유지

하려는 여성취업의 장애와 그 요인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는 근로

자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의 기회에 한 지표로 제시 가능할 것이다. ‘산업

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는 노동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산업간의 취

업과 실업의 불균형의 요인을 악하고, 한 기업의 측면에서 고용에 한

환경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은 실업 문제의 해소를 한 노동 공 자들의

극성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에서 실업 문제와 련된

정책 결정할 경우 고려해야할 지표가 될 것이다. ‘학업을 한 이직률/ 이직

자수’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

직률’의 개별 통계 지표의 개발을 통해 인 자본의 활용 환경에 한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인 자본 활용의 결과 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개별 통계지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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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에 한 신뢰도’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 평균가격’이

다.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는 정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

부 등의 국가기구에 한 국민의 신뢰의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사회

통합수 을 반 하는 지표이다. 

  신뢰도가 낮을 경우 인 자본 개발 활용을 한 정부의 정책의 유효성

을 확신할 수 없으며, 고 인력의 해외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소

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 평균가격’은 여가 활용에 있어서 인 자본의

개발과 련된 독서의 비용을 반 하는 지표이다.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의 역에서는 ‘선호하는 이민지역’, ‘산업재해

로 인한 경제 손실액’,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통계지표의 개

발이 필요하다. ‘선호하는 이민 지역’의 확인을 통해 인력 유출의 원인, 우리

나라의 재 상황 개선해야 할 문제에 한 확인이 가능하다. 

  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

실액’은 인 자본의 상실의 경제 비용을 추계하는 것으로 인 자본의 개발

활용 뿐만 아니라 인 자본의 리의 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다.  

5. 개발이 필요한 고용의 질 지표

  고용의 질의 기 이 되는 9개 항목을 단기․ 기․장기 으로 분류를 시

도하 다. 단기 이란, 고용의 진입단계에서의 질을 의미하고, 기

이란 고용 이후 사업장 내 활동단계에서의 질을 의미한다. 한 장기

이란 이직․퇴직 등을 고려한 장기 사업연계 활동단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분류를 시도한 것은 체 인 고용의 질 측정도 요하

지만, 취업 과 취업후 등의 단계 근이 요하다는 단하에서 착안되었

다. 특히 우리 국내 실정으로는, 청년실업이나 재취업 등 취업 상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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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더욱 요하다고 보았다. 

  단기 , 즉 고용의 진입단계에 속하는 고용의 질 분야는 「고용기

회」, 고용평등」을 들 수 있고, 기 , 즉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는 단

계에 속하는 고용의 질 분야는 「고용안정」,「소득불평등」,「근로조건」,

「참여 발언권」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포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 의미를 가진 장기 에서의 고용의 질 분야는 「능력개발」,「일과

가정의 양립」,「사회보장」을 들 수 있다.   

<그림 4-2> 별 고용의 질

   단기 의 고용의 질은 고용의 진입단계에서의 질의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고용기회」와 「고용평등」을 들 수 있

다. 한 이를 측정하는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는 아래 <표 4-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의 고용의 질 항목은 「고용기회」와 「고용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항목들은 모두 국내지표와 국외지표를 비교했

을 때 동일하거나 국내지표가 더 세 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는 고용의 진입단계와 련한 단기의 고용의 질 지표는 국내체계가 더욱 다

양하고 엄 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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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지 문 개별통계지
내 

고

회

경 활동참가 만15  상 생산가능  비 경 활동 비 ◯ ◯

고 만15  상 생산가능  비 취업 비 ◯ ◯

비 업 문 고

비
근 / 체취업 ◯ ◯

실업 지난1주간 직활동  실업  비 ◯ ◯

청 실업 15~24   실업 ◯ ◯

득 별 고 변화

득집단  1,2,3,4,10  5  한 후 

t-1  행확  산 , 10 간 고 변화  ◯ ◯

고 평

등

고  여  

비
고  여  비 ◯ ◯

남 득비
15시간 상 근   여 /남  시간당 득

비
◯ ◯

고  고 갭 고 -(55 ~64  고  고 ) ◯ ◯

애  고 갭 고 - 애  고 ◯ ◯

고학  비 문  상 학  비 ◯ ◯

수 별 득수 수 별 단계별 비 ◯ ◯

<표 4-18> 단기 의 고용의 질

주 : 지 문  개별통계지  에   진한 씨는 해 특수지  나타냄

 

  기 의 고용의 질은 고용의 진입단계 이후 사업장 내에서 활동 단

계에서의 질의 측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고용안

정」,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참여 발언권」을 들 수 있다. 

한 이를 측정하는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는 아래 <표 4-1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용안정」부문에서는 고용안정성 체감여부가 국내와 다른 국

외의 특수개별지표이며, 「소득불평등」부문에서는 임 만족도가 국외 특수

지표이다. 「근로조건」에서는 작업장 보건, 집 근무제, 탄력 근로시간

등이 국내와 다른 국외의 특수개별지표로 나타났고, 「참여 발언권」부문

에서는 노조조직률을 제외한 5가지 지표부문이 모두 국외특수지표로 나타났

다. 기 의 고용의 질 부문에서는 특히 「참여 발언권」부문에서

국외의 지표가 더욱 세 하고 다양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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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내 국외

고

용

안

정

임시/일용직 비 임 근로자 임시/일용직 비 ◯ ◯

비정규직 비 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 ◯ ◯

재직 1년 미만의

근로자 비율

사용자 에서 1년 미만 일했고,앞으로 1년 미만 일할 것

으로 상되는 시간제 근로자/용역/ 견/호출/독립도 근

로자 비율

◯ ◯

평균근속기간 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
이직률 체평균이직률 ◯ ◯

고용안정성 체감

여부
연령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산업별,소득별 조사 - ◯

소

득

불

평

등

주요직종

평균소득
주요직종의 월평균임 총액 ◯ ◯

빈곤율 표 생계비 이하 소득계층 ◯ ◯
상 소득 하 20%의 소득 유율 ◯ ◯
지니계수 소득분포의 불평등도 ◯ ◯

임 만족도여부 지역별,산업별 조사 - ◯

근

로

조

건

과근로시간 월 총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 ◯
월평균근로시간 월평균근로시간 ◯ ◯
산업재해발생률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 *100 ◯ ◯
근로자 10만명당

치명

부상빈도

총근로자수 비 사망 혹은 부상자 수 ◯ ◯

작업장 보건 작업장의 보건 상태의 부 당여부 - ◯

집 근무제
집 근무제(일별 과시간을 합산해서 주 업무시간에서

감면)실시여부
․ ◯

탄력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의 정형화 여부

(지역별,기업규모별,산업별 조사)
․ ◯

참

여

발

언

권

노조조직률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 비율 ◯
단체임 약 용

률
단체임 약의 용 비율 - ◯

종업원참여
종업원의 업무참여정도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고용형태별 조사)
- ◯

작업장 략에

있어 종업원

향력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발언의 요성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 조사)
- ◯

정보공유
종업원들간의 정보공유정도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별 조사)
- ◯

직무피드백

종업원이 업무로 칭찬,수정사항 등의 피드백을 받았느냐

의 여부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 조사)

- ◯

<표 4-19> 기 의 고용의 질

  장기 의 고용의 질은 ‘고용의 진입단계 → 사업장 내에서 활동 단

계’를 넘어서는 외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능력개

발」,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보장」을 들 수 있다. 한 이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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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는 아래 <표 4-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

에서는 「능력개발」부문에서는 기술이용, 기술개발기회, 직장내훈련 등

모든 지표부문이 국외의 특수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능력개발 부문에서

는 특히 국외의 지표들이 더욱 엄 하고 다양함을 나타낸다. 「일과 가정의

양립」 부문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지표가 일치하 다. 「사회보장」부문에서

는 공공사회보장지출, 소득보 지출, 소득보 수혜자 비율, 평균연

액 등이 국외 특수지표로 나타났다. 

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국내 국외

능력개발

기술이용

작업장에서 자신의 기술사용가능여부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교육별,지역별,

직업별 조사)

- ◯

기술개발기회

기술개발기회의 정도

(직업별,고용형태별,지역별,산업별

조사)

- ◯

직장내훈련
직장내 능력개발훈련의 유형

(지역별,직업별 조사)
- ◯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고용률 미취학 아동을 가진 여성의 고용률 ◯ ◯

모성고용률 갭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 -6세 이

하 아동을 가진 부모의 고용률
◯ ◯

사회보장

산재보험 용률 취업자 산재보험자 비율 ◯ ◯

연 수혜자 비율 65세 이상 인구 연 수혜자 비율 ◯ ◯

실업 여 수 률 실업자 실업 여 수 률 ◯ ◯

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비 공공사회보장 지출 - ◯

소득보 지출 GDP 비 소득보 지출 - ◯

소득보 수

혜자 비율
소득보 수혜자 비율 - ◯

평균연 액 간 는 최소 수입 비 - ◯

<표 4-20> 장기 의 고용의 질

  고용의 질을 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단기 보다는 기 , 

기 보다는 장기 의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

과는 노동의 진입단계(단기) 보다는 직장생활내의 안정성과 스스로의 발

가능성 지표가 국내에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국내에서 재는 부족하므로 앞으로 개발되어

야 할 지표를 항목별로 도출하면 다음 <표 4-21>과 같다. 고용기회와 고

용평등 분야에서는 국내지표가 오히려 국외지표보다 더 세 하므로 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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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필요한 지표는 없다. 하지만 『고용안정』분야에서는 ‘고용안정체감정

도’를 연령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소득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불평등』 분야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임 만족도

여부’를 조사함으로서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조건』 분

야에서는 ‘작업장 보건상태의 부 당여부’와 ‘실제 과근무시간’ 수 을 지표

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 발언권』분야에서는 ‘종업원의 업무참여정도’,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발언의 요성’, ‘종업원들간의 정보공유정도’, ‘종업원

이 업무로 칭찬, 수정 사항 등의 피드백을 받았느냐의 여부’를 지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능력개발』분야에서는 ‘작업장에서의 자신의 기술사용여

부’, ‘기술개발기회의 정도’, ‘직장내 능력개발훈련의 유형’의 지표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일과 가정의 양립』 부문에서는 ‘근무시간 외 직장 련

활동시간’의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문은 국내에는 필요한 것이다. 

회식 등 한국 인 분 기가 근무시간외에도 자기발 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

려울 것으로 단되는바 보다 엄 한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도출을 한

이 부문의 지표 개발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부문에서는

‘GDP 비 공공사회보장 지출’, ‘GDP 비 소득보 지출’, ‘ 소득보

수혜자 비율’, ‘ 간 는 최소 수입 비 평균 연 액’ 등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고용의 질을 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는 단기보다도 ․장기

에서의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노동의 진입보다는 직

장생활내에서의 안정성과 향후 발 가능성 한 지표가 재 부족하며, 향

후 개발해야하는 지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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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지표부문 개별통계지표

작성담당기 개발가능시기

주무기
력

기

단

기 기

장

기

고용기회 - -

고용평등 고용평등체감여부 남녀고용평등체감여부 통계청 ◯

고용안정

고용안정성체감

여부

고용안정체감정도

(연령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산업별,

소득별조사)

노동부 ◯

상용일용/임시직 상용일용/임시직비율 노동부 ◯

소득불평등 임 만족도여부 지역별,산업별조사 노동부 ◯

근로조건

작업장보건 작업장의보건상태의부 당여부
보건복지가족

부
◯

근무시간
과근무시간수

(지역별,기업규모별,산업별조사)
노동부 ◯

참여 발언권

단체임 약 용률 단체임 약의 용비율 통계청 ◯

종업원참여

종업원의업무참여정도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고

용형태별조사)

노동부 ◯

작업장 략에있어

종업원 향력

작업장에서의종업원발언의 요성

(기업규모별,산업별,지역별조사)
노동부 ◯

정보공유
종업원들간의정보공유정도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별조사)
노동부 ◯

직무피드백

종업원이업무로 칭찬,수정사항 등의

피드백을받았느냐의여부

(성별,근속연수별,기업규모별,산업별조

사)

노동부 ◯

능력개발

기술이용

작업장에서자신의기술사용가능여부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교육별,지역별,

직업별조사)

노동부 ◯

기술개발기회

기술개발기회의정도

(직업별,고용형태별,지역별,산업별 조

사)

노동부 ◯

직장내훈련
직장내능력개발훈련의유형

(지역별,직업별조사)
노동부 ◯

일과가정의양립

근무시간외

시간활용

근무시간 외 직장 련활동시간(회식

등)
노동부 ◯

일로인한가족간

갈등
일로인한가족과갈등정도 노동부 ◯

사회보장

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비공공사회보장지출 통계청 ◯

소득보 지출 GDP 비 소득보 지출 통계청 ◯

소득보 수혜자

비율
소득보 수혜자비율 통계청 ◯

평균연 액 간 는최소수입 비평균연 액 통계청 ◯

<표 4-21> 국내 미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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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에서 국내외 지표비교를 통해 미비된 지표를 가려내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지표는 항목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하지만 특히 참여 발언권, 능력개발 분야에서 미비 지

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고용 황의 보다 세 한 분석을 해

서는 이 두 분야에 한 지표개발이 가장 시 하다는 단 하에 단기간 내

에 개발해야 하는 지표로 선정하 다. 한 한국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비자발 인 회식문화, 불필요한 야근 등 직장 분 기에 한 요성 인지와

수치화가 필요하다는 단 하에 ‘근무시간 외 직장 련활동시간(회식 등)’, 

‘일로 인한 가족과 갈등정도’ 등을 단기개발지표로 선정하 다. 그리고 고용

평등에 한 단순 수치외에 실제 인 체감정도를 알아보기 해 ‘남녀 고용

평등체감정도’를 추가지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일용/임시직 비 을 조사

함에 있어 세분류하여 상용 일용/임시직 비 도 추가 지표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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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내외 지표의 향후 개발방안 

1. 인 자본 지표의 개발방안

  인 자본은 지식기반경제로의 환에 따라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가 경쟁

력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의 Ⅱ장에서 인

자본 련 국내 지표 황, Ⅲ장에서 해외 인 자본 지표의 개발 동향을 살

펴보았고, 이를 기 로 Ⅳ장에서 국내외 인 자본 지표 비교를 통해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검토하 다. 

  인 자본은 가정, 기업, 정부의 경제주체 어느 한 주체에 의해 형성되

는 것이 아니고, 한 경제내의 모든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개

발되어지며, 활용되어진다. 

   따라서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해서 인 자본의 질

을 향상시키고,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경제주체들 간의 유기 인

력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의 교육정책과 고용과 인 자본의 활용을 한 제

반의 형성이 요하다. 각 주체의 역할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정은 ‘인 자

본의 축 ’ 역의 주체로서 인 자본을 생산․공 하고, ‘인 자본의 개

발’ 역에서의 인 자본의 질을 향상하기 한 경로를 선택한다. 기업의

경우 인 자본의 수요자로서 ‘인 자본의 활용’ 역의 주체 역할을 한다. 

  인 자본의 수 을 단하여 활용하고 인 자본의 질을 향상하기 한 기

반을 형성한다. 정부는 인 자본을 개발하기 한 최선의 교육정책을 형성하

고, 효율 인 인 자본의 활용을 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인 자본을 축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하지만 한 경제내의

인 자본을 확인하기 한 과정은 향후 정책결정 국가의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인 자본을 잘 반 하고 있

는 지표를 개발 활용하는 꾸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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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외 인 자본 련 계별 지표의 비교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개별 지

표들의 개발방안에 해 제시한다. 

  인 자본 련 개별 통계지표를 개발하는 정부기 은 통계청, 교육과학기술

부, 노동부를 심으로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이 주로 련된 기 으로

볼 수 있다. 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나 혹은 통계청의 사회

통계조사 등에 추가로 개발 내지 활용이 필요한 지표로는 ‘학 취득 소요

연수’,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 재교육 기 수’, ‘ 학생 1인당

주당 평균 학습시간’, ‘사설학원 수’, ‘사설학원교사의 학력수 ’,  

‘학교의 직업교육개 노력’, ‘ 학의 직업교육 참가자수’, ‘조기 진로

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등이 속한다. 

  이와 같은 지표는 부분 교육의 질 인 상태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

는 지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업무 에 일반 공교육을 하는 학교들로

부터 정기 인 보고를 받아서 작성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와 학교의 직업교육 련 로그램은 아직 제도 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기 이고 정확한 통계지표가 제 로 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이들 기 의 제도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이 에서 학 취득 소요 기간에 한 지표를 확립하려고 할 경우

활용목 과 활용 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

고등학교 학습기간은 체로 동일한 기간을 가지지만 학부과정부터는 어학

연수, 자격증 취득, 각종 시험 비, 학비조달을 한 한시 노동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과정을 마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원 학 취득 소요 기간은 석사학 후 취업과 박사과정으로

의 진학의 선택, 박사학 후 취업의 진로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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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실제 평균 인 학 취득 소요기간을 미리 알고 진학과 취업선택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행착오를 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학 취득 소요기간과 련된 지표로서 학과별 혹은 계열별 학

취득 소요 기간, 학 취득 후 취업 비 기간, 학 과정 탈락률, 학 과정

탈락 사유, 학 과정과 직장의 병행 유무 등이 세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통계 부문에서 개발되어 제공되는

것이 인 자본의 개발 이행에 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교육에 한 평가로서 공교육의 사회 평가와 교사에 한 평가

만족도 조사도 지속 으로 조사되어야 할 사항이다. 직업으로서의 교사의

치는 매우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 혹은 학

부모들의 만족도 뿐만 아니라 교사자신의 만족도 한 매우 요하다. 따라

서 선호직종으로서의 교원 자신의 직업에 한 만족도와 교원의 평가와 서

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교육의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사교육에서의 만족도를 지식의

달과 인성의 지도 항목 등을 조사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서비스의 만족도

를 비교함으로써 공교육의 개선정도를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 등의 지표는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등에 추가 조사될 수 있을 것

이다. ‘퇴직평균연령’,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출산 후 시기별 여성

취업자 수’, ‘결혼 후 여성 실직자 수’,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등도 노동부의 고용통계나 통계청

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지 사회통계조사 등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

이다. 이들 지표들은 여성의 취업을 확 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취업에 따

른 애로 사항을 악할 수 있으므로 여성인력활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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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활

동 비 이 커져가는 시 에서 결혼 육아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직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출산 상이 일어나고 있고 국

가는 노령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요인의 향에 해 가늠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지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고

용을 한 지표로는 출산, 육아 보육을 지원하는 지표와 결혼 출산 이

후 재취업 등에 한 지표들이 필요할 것이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지표로서 추가 개발이 요구되는 항목들

은 ‘종업원 평균교육시간’, ‘종업원 만족도’, ‘재직훈련 로그램 참여

자 수 기 수’, ‘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산학연 제휴기업 비

율’, ‘산학연 제휴 실업고, 문 , 학비율’, ‘사내 학 배출인력 수’,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 참여율’,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 시간

수’, ‘산학 력 로그램 이수 노동자수’,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노동부의 직업능력 련조사에서 추가되어 작성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종업원 만족도조사는 종업원이 먼 자신의 회사에 만족한 후에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종업원이 회사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이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악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 만족도 조사는 개

별 으로 기업체나 지자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자료가 통계

로서 축 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노동부에서 이러한 조사를 통합, 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종

업원 만족도조사는 기업의 인 자원 개발 환경, 근무환경에 한 만족, 조직

의 응도 등의 항목으로 나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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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동에 한 지표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 비율’, ‘산업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은 『기업체노동비용조사』등에서 추가 조

사될 수 있는 항목이다.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에 ‘학업을 한 이

직률/ 이직자수’,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을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    

   인 자본의 상실에 한 지표들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과 질병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

액 등을 지표화 하여 국가가 이러한 상실을 막기 해 더 경제 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인 자본 지표를 개발하기 해서 으로 고려해야할 부분들로

는 인 자본의 수 불일치를 완화하기 해서 취직소요기간, 공과 직무의

일치성, 출신학교와 직장소재지의 일치성, 학력수 과 직무성격의 불일치 정

도(과잉학력) 등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부문에 한 지표에 한 추가

인 개발과 확 가 필요하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부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부분을 잘 추

하여 지속 으로 직업이동의 정보를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한 인력수

의 양 , 질 불일치 문제, 직업훈련 분야에 한 투자와 성과에 한 지표

가 보다 확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업종별로 인 자본의 불일치를 악하기 하여 업종별 잉여인

력과 부족인력을 악하는 것이 시 한 과제이다. 이러한 산업간 인력불일치

를 완화하기 해서는 산업별로 직무에 합한 인 자원 교육, 훈련 로그

램 수립 시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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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확 를 한 지표개발방안

  1) 고용확 를 한 지표의 개발방안

  최근 지표에 한 수요의 추세는 다양한 형태의 실업문제를 해결해 수

있는 상황에 합한 지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합한 지표는 매우 부족

하다. 고용확 를 한 고용지표를 개발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발달과 함께 고용확 와 좋은 일자리 확충은 상호 연계되어 있

다. 즉, 선진사회로 가까워질수록 근로자는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일반

으로 좋은 일자리는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고

생산성 일자리 공 은 제한되어 있어서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가 제한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 산업 혹은 새로운 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

성을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의 확 정책이 필요한 바,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고용 련지표로는 성장핵심 산업 고용자수, 성장동력 산업의

인재양성 로그램수, 참여자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좋은 일자리와 쾌 한 일자리 제공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기업의 사회 책임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에 따라

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경 환경은 더욱 복잡하

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 에서 기업은 향후 근로자들을 어떤 형태로 우해야할 것인지

새롭게 근로자와의 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조직의 구성요소인

근로자는 단순한 자원이 아닌 존 받아야 할 인간이기에 근로조건과 보상에

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인격 인 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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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자의 일자리와 복지에 련된 자기개발, 재교육기회, 자발성의

발휘 여부, 일자리 만족도, 건강하고 쾌 성의 보장, 기본 인권보장수 등

경 문화 환경에 련한 지표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000년 이후 노동시장에 미래가 있는 일자리는 히 감소하고, 증

가한 일자리 수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와 일치한다(노동연구원, 2008). 좋은

일자리는 근로자가 실업에 한 불안감 없이 안정 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매우 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해서는 근로자의 직무 련 재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도 제고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여성 고용을 확 하는 등 비합리 인 차별이나

강제 인 인력감축을 피하는 것이 요하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하여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정기 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교육과 훈련사항, 비정

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정도와 생산성,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차별과

생산성 둥 고용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지속 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서 근로자의 자율성, 숙련향상가능성, 승진가능

성, 여, 근무시간, 작업환경, 참여와 발언, 인간 계 등의 요소가 요하고

이들 지표가 높을수록 고용확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지표를

정기 으로 악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사 약을 통하여 맞춤형 근로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확 하

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노사 약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한 일자리 나

기. 근로시간단축, 임 피크제 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노사 약을 통한 일자리 증가수, 근로시간 단축 혹은 임 피크제 시행기 엄

수 등의 지표가 집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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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 질 지표의 개발방안

  최근 삶의 질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의 질에 한

심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 측정에 있어서는 그 범 와 시각의

차이로 정확한 합의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 ILO나 EU 등 국

제기 의 지표가 그 기 이 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그 지표를 증 으로 개

발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각 지표의 평가기 이 주 일 수 밖에

없다. 고용의 질은 근로자 에서 측정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고용 계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계이므로 기업차원에서 고용의 질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세 하고 구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표의 확충이 필요하

고 특히 임 수 등 객 인 지표보다 생활환경, 일과 가정의 양립 조

화, 직장을 통하여 느끼는 삶의 질, 직장만족도, 업무만족도, 동료와의 계

등 주 지표의 계량화와 측정이 필요하다.  

  국내 고용의 질 련 미비지표는 향후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청, 한

국은행을 심으로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고용의 질에서는 노동부의 역할이

요한데 재의 ‘직업능력개발 황’에 다양한 분류의 ‘체감지표’들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캐나다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13) 

  즉 국내에도 지속 이고 상시 인 서베이가 가능한 웹사이트 등을 효과

으로 운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on-line으로

서베이를 진행하고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등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

다. 국내 이와 련 ‘체감 련’ 미비지표는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13) 자세한 사항은 http://www.jobquality.ca/surveys/surveys.shtml를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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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미비된 고용의 질 지표 에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황 등에

서 추가 으로 조사되어야 할 지표로는 ’종업원 발언의 요성’ 종업원들간

정보공유 정도‘, ‘종업원이 업무로 칭찬, 수정사항 등의 피드백여부’, ‘종업원

의 기술사용가능여부’, ‘기술개발기회의 정도’, ‘직장 내 능력개발훈련의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한 노동부에서는 고용안정성 체감여부,  ‘임 만족도 여

부’, ‘근무시간 외 직장 련활동시간’ 등도 통계청과 력하여 실태조사 후

지표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GDP 비 공공사회보장지출’, ‘GDP 

비 소득보 지출’ 등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포함시켜야 할 지표들

이고 통계청에서는 ‘ 소득보 수혜자 비율’과 ‘ 간 는 최소 수입 비

평균연 액’ 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청년실업을 비한 지표의 제고방안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경제의 망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인색한 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공 구조 변화도

주된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체계 인 직업지도 직업교육이 부족하고

취업지원을 한 취업정보 인 라가 부족한 등에도 원인이 있다. 

  공 측면에서 문제 은 고학력의 신규인력이 과다배출 되고 있음을 지

할 수도 있다. 한 학교육과 산업인력 수요와의 괴리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술진보가 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육

은 이러한 산업계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과거 정기 채용 행에서 수시채용으로 환되는 경우가

많고 신규졸업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 되고 있다. 따라서 졸

업시즌에 신규졸업자들이 부분 취업하는 형태의 고용은 감소하게 되었다. 

공 측면에서는 졸자들의 희망직장에 한 높이가 무 높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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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 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교육부문과 산업계의 연계

를 강화하고 소기업에 한 인식개선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고 IT, BT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학의 취업교육 로그램이 강화되고 직업

진로과목을 편성하는 등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개편될 필요

가 있다. 한 청년층의 지속 인 진로 직업지도, 직업교육 직장체험

등 직업세계를 경험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먼 교육부문과 산업계 연계 강화를 해서는 청년층에 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일치를 이기 한 취업 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독일의 경우 청년층 고용확 책으로 JUMP(청

년실업 감축을 한 긴 로그램)을 시행하여 양성훈련 로그램을 시행하

고 청년층 취업 로그램을 마련하 다. 

  스웨덴도 청년층과 실업자를 상으로 1년간 련 희망분야를 상으로

이론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 다. 이 교육 로그램에 참여한 자

에게 취업에 인센티 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련하여 청년고용을 확 하기 해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을 한 직

업교육과 훈련 로그램에 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 로그램을 이수

한 취업희망자들이 취업한 사례에 한 통계지표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학별, 학과별 취업률, 청년취업을 한 학의 노력, 교육과정의 산업수요

합성정도, 학의 청년고용 직업 로그램 이수자의 취업자 수, 직업 로그램

이수자의 고용율(=직업 로그램이수자의 취업수/청년실업자수), 청년직업

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자 수, 훈련 로그램 참여자의 고용율(=훈련 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수/청년실업자수) 등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청년구직 희망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기 한 취업 로그램을

확 실시하고 정기 으로 노동수요자와 공 자의 정확한 정보를 서로 달

하고 상호 이해를 확 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 자를 연결시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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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취업알선 기능이 확 될 필요가 있다. 가령, 청년취업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맞춤식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해서는 이러한 취업 로그램 실시횟수, 취업 로그램을

통하여 취업한 청년실업자수 등에 한 지표를 작성하여 정기 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비정규직 문제에 비한 지표 개발방안

 

    비정규 고용형태 개선하고 노동시장 정책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

기 해서는 고용 계로 인한 노동조건의 균등 우 합리 차별 등에

한 지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가령, 노동조건의 정규직과 균등 우 정도, 정규

직과 차별의 정도, 견근로자 비율, 근무시간 근속기간, 임 차이, 고용

형태, 의료보험, 연 보험 지원자 수 등에 한 지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확인하고 그 책을 마련하는데 요한 기존 인 지표가 될 것

이다. 비정규직에 비한 지표는 비자발 비정규직에 한 책마련이 필요

하므로 이들에 한 차별해소, 고용질 개선에 련된 지표를 보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한 고용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지원 로그램의 실시, 

최 임 수 의 추이 악과 이들에 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숙련 노동자를 해서는 학력 근로자의 성인평생교육을 강

화하는 로그램들이 선진국에서는 시행되어 오고 있다. 가령, 이들에게 훈

련휴가권이나 개인훈련계좌제를 확 하여 숙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이 상용,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는 고용조사는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과 일치하

지 않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통계청은 매월 ‘본 조사’를 실

시하고, 매년 8월에 한 차례씩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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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에선 근로자를 종사상 지 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등으

로 분류하는데, 이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 것이다. 부가조사

에선 고용형태에 따라 더 세부 인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비정규직

의 실태를 악해 왔다. 노동부는 노사정 원회의 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의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 

  합의문에선 첫째, 한시 근로자 는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비정규직을 정의했다. 

한시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혹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

지는 않았지만 비자발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했다. 

실제 노동부의 기 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추정하게 되면, 기존 통계청

의 분류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비정규직 ‘ 정’을 받았던 이들 상당수

가 빠지게 된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종사상 지 는 임시직

인 장기 임시근로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한 건설 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고용계약기간 없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재 상용, 임시, 일용으로 분류하는 고용조사는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과 일치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통계지표가 부정확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해서 상용직에 속하는 장기 임시근로자와 장기 일용직

수 을 정확히 악하는 노력을 통하여 이를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여성고용확 를 한 지표의 제고방안

  1987년 이후 남여 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 차별이 상당히 개선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졸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에 미

치지 못하여 OECD회원국 평균 약 78%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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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외환 기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로 여성근로자들이 임 세

사업장 종사가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한 직장을 가진 여성

도 결혼,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증가와 결혼, 임신출산 퇴직자를 이기

해서 노동부는 여성이 게 고용된 분야에 해서 고용평등 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여 기본 으로 여성인력통계 자료를 정

기 으로 발간하고 통계 정보시스템화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표의 확 에서 여성고용 특히 비정규직 여성 고용자를 고

여성고용을 확 하기 해서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수 지표를 정기 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여성임 의 가계기여도, 유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결혼 후 실직여성수, 임신출산 후 실직여성수, 여성의

직장만족도, 연간 남여고용평등계획 수 기업수 등에 한 지표를 확충하여

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의 직장내 차별을 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특정직에 종사하

는 여성비율에 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고용비율, 사무

리직 여성종사자비율, 공직의 여성비율 등에 한 지표가 선정되고 리 활

용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출산휴가의 기간, 기업제공 육아시설의 질과 비용, 근무시간의 조

정, 남성들의 육아참여 정도 등의 지표도 여성고용 확 를 지원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성고용확 를 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요하다. 보건, 의료, 복

지, 교육(보육 육아) 등 사회서비스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산업특성에 따라

서 여성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문화/

산업에 합한 여성문화/ 인력 양성 로그램을 마련하여 여성문화인력 혹

은 인력(여성IT인력, 문화콘텐츠 기획자, 통문화교육자, 지역축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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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체험 안내자, 통역자)을 양성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뒷받침할 지표로는 여성 인력양성 로그램의 형태와 양성 교사수, 교

육이수자수. 각종 여성 문인력자수 등에 한 정보가 작성되어야할 것이

다.     

  

3. 일반 ․제도 개선사항  

  과거 인 자본의 지표는 주로 정보의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 으나 오늘날

지표는 정책의 요한 정보로서 활용되어 가고 있다. 즉, 인 자본의 지표는

정책의 입안, 정책의 시행, 정책의 사후평가의 각 단계에서 인 자본의 수요

와 공 을 균형 시켜 주고 인 자본의 개발방향과 정책결정을 한 요하

고 필수 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인 자본과 인 자원에 한 개념이 잘 구분되지 않고 정

의되지 못함에 따라서 인 자본의 한 지표체계와 개별 지표들이 효과

으로 수요자들의 목 에 맞게 제공되지 못하 다. 이러한 미흡한 인 자본의

지표를 확충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 으로 부응하기 해서는 인 자본

지표를 효과 으로 개발하기 한 방법론과 제도 인 라의 구축이 먼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 자본 지표 개발 확 를 한 제도와 인 라

측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인 자본 정보통계의 개선

  기존의 실물, 경제통계 등에 비하여 히 부족한 인 자본통계의 구축을

하여 우선 기존 통계의 개선을 통해 통계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한 인 자본 양성, 배분, 활용에 한 정보의 연계가 필요하

며 이를 해서는 학과 공정보, 직업과 산업 간의 표 화가 시 하다. 

  재 각 부처 간에 분산되어 실시되는 통계조사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 먼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 화시켜야 한다. 이를 하여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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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한 기 인 라로서 기존통계의 정비와 학과ㆍ 공ㆍ직업의 공신

력 있는 분류체계 는 국제기 에 맞추어 통계표 화와 련 통계간 호환

성이 있도록 조사표를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정보와 노동시장 정보를 일반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즉

취업이 안되는 학과의 정원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조 가능토록 산업별ㆍ

기술별 수요에 한 상세 정보와 인력공 에 한 황과 단기 망 등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신규 통계의 조사, 생성 필요

  기존 통계의 개선과 함께 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생성되는 교육과 노동

시장의 통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신규통계조사가 필요하다. 인 자본의 량

(stock)과 유량(flow)을 악할 수 있는 질 통계 즉 HRD Index나 인 자본

회계(HRA) 등을 개발해야 하며 인 자본투자에 한 성과 지표 등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로 인해 인력의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고 두뇌 DB구축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갈

핵심 고 인 자본에 한 통계정보의 생성이 필요하다. 

   

  ③ 국가 인 자본 통계시스템의 강화

  교육ㆍ노동시장의 인 자본에 한 기 정보부터 제반 인 라에 해당하는

국가 인 자본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해 인 자본 통계시스

템을 통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정보수요자 심의 맞춤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의 신뢰성이 높고 지속 인 투자가 가능한 공공부분에서 보유하고 있

는 각종 인 자본정보를 심으로 정보 연계, 통합과 분류, 특성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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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 정보까지 정보수집 범 를

확 하고, 정보연계 콘텐츠의 확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분산 생성되고 서비스되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

고 있다. 

  국민, 기업, 국가 등 경제주체들의 인 자본 정보 탐색과 활용에 드는 비

용과 노력을 임으로써 시장 내 의사결정 과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인 자본 련 통계 담조직의 신설

 

  교육, 노동 등 인 자본개발과 련된 통계의 신규개발, 리, 총 ㆍ조정

등 통계품질 제고를 한 인 자본 련 통계 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재 통계청,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고용

정보원 등에 산재되어 있는 련통계 종합, 정비 하여 연계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14)

  이러한 담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교육기 , 기업체, 일반 국민

들에게 재의 교육 련문제와 자녀의 교육에 한 단을 할 수 있는 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미국의 ‘국가교육통계센터’참조:NCES(NationalCentreforEducationalStatistics):교육과 노동시장
으로의 이행까지의 련 자료를 기획ㆍ조사ㆍ분석 있는 교육부 산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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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과제에서는 국내외 인 자본 련 지표 황을 악하여 미비된 부분의

지표를 확인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표를 제시하 으며, 해외 인 자본과 고용

지표의 황을 악하고 국내외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인 자본

지표와 고용지표를 제시하 다. 

  즉, 본 과제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를 비롯한 여러 기 에서 제시

되고 있는 인 자본에 한 지표들을 통합하는 인 자본 지표체계와 부문

지표를 제시하 다. 한 국제기구와 미국, 캐나다, 일본, 국, 독일 등 선

진국의 인 자본 지표와 국내 지표를 비교하여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표를

인 자본 지표와 고용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국내외 인 자본을 비교한 결과, 인 자본의 축 부문에서는 인구추세, 

인구구성, 국민교육수 , 자격취득, 국민보건 분야에서 국민평균교육연수, 고

등교육 공별 학생 수, 계열별 학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등 체로 국

내의 축 련 지표가 잘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인 자본 개발 역에서는 공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지표가 생성되고 있지

만 학 취득 소요연수,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공교육의 사회 평가, 교사

에 한 평가, 교사자신의 만족도 등에 한 지표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

다. 한 상 으로 사교육분야의 지표가 미진한데 사설학원 수, 사설학원

교사의 학력수 , 사설학원 교사의 임 , 평균고용기간 등과 같은 지표가 미

진하다. 기업의 사내교육 부분의 지표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표 으로 종업원 평균교육시간, 종업원만족도, 사내교육 참가자수, 산학

제휴기업수, 사내 학 배출인력수 등과 같은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직

업교육 평생교육분야의 지표들도 많이 미진하다.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

육참가율, 훈련시간수, 학교의 직업교육개 로그램수, 학교의 직업교육참

가자수, 산학 로그램 이수노동자수 등 요한 지표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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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자본의 활용부문가운데서 진로지도 시설분야에 지표들이 많이 부족하

고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분야에서 여성취업의 확 에 필요한 육아시

설에 한 공공투자액,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업 수, 출산 후 시기별 여성취업

자수, 결혼 후 여성실직자수, 여성근로자 비정규직비율, 남여고용평등 수

기업 수 등의 지표가 확보되지 못하 다. 특히 직업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노동이동률(입직률/이직률), 실업자 직업훈련참가율, 학업 한 이직

률 등의 지표가 부족하다. 

  인 자본 활용의 결과부문은 경제 기여, 사회 기여, 국가경쟁력, 인간개

발지수 분야로 구성하 는데 이에 한 지표들은 인 자원의 경제성장기여

도, 지식기반산업의 증가율, 남여 평등지수, 인 자원 련 국가경쟁력지수, 

과학 환경지수 등 부분 잘 갖추어진 편에 속한다. 다만 정부 국가기구

에 한 신뢰도나 개인간에 신뢰도에 한 지표는 아직 작성되지 못하고 있

다. 

  인 자본의 유출과 상실부문에서는 해외이민자수 , 지식근로자 유출, 직업

병 근로자수, 산업재해 사망률 등 부분의 지표가 작성되고 있는 편이다. 

부분 으로 선호하는 이민지역, 산업재해와 질병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

액 등 부족한 지표가 존재한다. 

  국내외 고용의 질을 비교한 결과, 고용의 기회나 고용평등 분야에서 실업

률, 청년실업률, 고령자 고용율, 장애인 고용율 등 부분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고용안정분야에서는 평균근속기간, 이직률, 임시직/일용직비 등을 작

성하지만 고용안정성 체감여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정도 등의 지표들

이 미진하다. 

  소득불평등에서는 주요직종 평균소득, 상 소득, 지니계수 등이 작성되지

만 근로자의 임 만족도는 작성되지 않는다. 근로조건분야에서는 실제 과

근무시간, 작업장 보건상태, 성과 비 인센티 수 등의 지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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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나라는 ‘참여 발언권’, ‘능력개발’, ‘일과 가정의 양

립’ 분야에서 많은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참여 발언권 분야에서 노조조

직률 외에는 종업원 업무참여정도, 종업원 발언의 요도, 자발성의 정도, 직

무피드백 등의 지표가 부족하다.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자신의 기술이용정도, 기술개발의 기회, 자기개발 기

회 등에 한 추가지표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는 근무시간외 직

장활동시간(회식 등), 남성의 육아참여정도 등의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 

  향후 인 자본 지표를 개발하기 해서 으로 고려해야할 부분들로

는 인 자본의 수 불일치를 완화하기 해서 취직소요기간, 공과 직무의

일치성, 출신학교와 직장소재지의 일치성, 학력수 과 직무성격의 불일치 정

도(과잉학력) 등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부문에 한 지표에 한 추가

인 개발과 확 가 필요하다.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부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부분을 잘 추

하여 지속 으로 직업이동의 정보를 지표화 할 필요가 있다. 한 인력수

의 양 , 질 불일치 문제, 직업훈련 분야에 한 투자와 성과에 한 지

표가 보다 확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업종별로 인 자본의 불일치를 악하기 하여 업종별 잉여인

력과 부족인력을 악하는 것이 시 한 과제이다. 이러한 산업간 인력불일치

를 완화하기 해서는 산업별로 직무에 합한 인 자원 교육, 훈련 로그

램 수립 시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확 에 필요한 고용지표를 확충하기 해서는 고생산성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신성장동력산업 혹은 새로운 서비

스 산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 핵심산업고용자

수, 인재양성 로그램 수, 참여자수 등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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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우리 노동시장은 미래가 유망한 일자리는 감소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는 상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

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필요하다. 가령,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수 (임 , 근로환경 등)과 생산성,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차별과 생산성, 근로자의 재교육과 훈련 등의 지

표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노동시장의 수 불일치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노동공 자들과 수요자들의 제공가능 한 노동환경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

하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의 지표로서 근로자의 자율성, 숙련도 향상가능 정도, 

승진가능성, 근무시간, 작업환경, 참여와 발언, 인간 계에 한 사항들이 좋

을수록 고용확 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들 지표를 편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용의 체감지표는 캐나다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용질의 체감지표들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해서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고학력의 신규인력

이 배출되지만 노동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무 한

고학력자를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노동수요자와 공 자의 노동조건이

상이한데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청년실업 해소를 해서는 청년 실업자의 과잉학력을 이고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직무 련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한 수요측에서는 이들을 흡

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를 확인하기 해서는 학력수 과 직무성격 간 불일치정도

(과잉학력), 학교교육과정의 산업수요 합성 정도, 학교의 취업 로그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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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도 직업지도, 직업체험정도에 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응한 지표로는 비자발 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

차별정도, 견근로자비율, 근무기간, 각종 보험지원자 수 등 근무여건에

한 지표를 통하여 책마련이 필요하고 이들에 한 고용지원 로그램 수, 

형태별 최 임 수 , 재교육제공정도(훈련휴가권, 개인훈련계좌제) 등의 지

표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고용확 에 필요한 활용지표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수, 여성임 의

가계기여도, 여성의 직장만족도, 연간 남여고용평등 수 기업수, 직장내 여성

차별 정도, 육아기 근무시간단축, 결혼, 임신 출산후 실직여성 수 등을 통하

여 여성고용을 제약하는 여건을 검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극 으로는 여성고용이 확 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가령, 보건, 의료, 복지, 교육(보육 육아) 등 사회서비스업과 여

성에게 합한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양성 로그램의 유형별 참여자수, 양성교사

수, 각종 여성 문인력수 등에 한 지표의 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으로는 인 자본 련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때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련 지표가 필요하므로 정책개발과 련지표를 함께

연계시켜서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련 인 자본 지표는 안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해결하기 해서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과를 확인시켜 주므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이고 목표와

성과를 비시킴으로써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게 한다. 나아가 지속 인 인

지표의 국제비교를 해서 정기 인 국제회의와 교류를 통한 인 자본 지

표를 비교하고 개발방안을 상호 논의해 나가는 노력을 통하여 미비된 지표

를 악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지표들을 정기 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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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인 자원 미비 통계의 정의 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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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소요기간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의 공과목 일치도

   • 교원의 자격표시 과목과 담당 과목의 일치율 상치교과 담당 교원수

   • 산식 : 공과목일치도 = 자격표시 과목과 담당과목이 일치하는 교원수

/총교원수×100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공교육의 사회 평가

   • 학교교육 반에 한 사회 평가(만족도 조사).

   • 만족도 : 5 척도 측정(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교사에 한 평가

  • 학부모 혹은 학생들의 교사에 한 반 인 평가(만족도 조사)

  • 만족도 : 5 척도 측정(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 1인당 주당 평균 학습시간

  • 학생( 문 학 재학생 이상) 1인당 수업시간 외 주당 평균학습시간.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사설학원 교사의 학력수

  • 사설학원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학력수 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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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식 : 학력별 사설학원 교사수/사설학원교사수×100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종업원 평균교육 시간

  • 직무와 련된 교육훈련에 참여한 종업원(직원)의 연평균교육시간.

  • 산식 : 직무 련 교육훈련시간/종업원수

  • 작성 기 : 노동부

○ 사내교육에 한 종업원 만족도

  • 사내교육에 해 종업원이 느끼는 만족도.

  • 만족도 : 5 척도 측정(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 작성 기 : 노동부

○ 재직훈련 로그램 참여자 수 기 수

  • 재직훈련 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체의 수와 참여자 수.

  • 재직훈련 로그램 : 직무 업무 련 연수 교육 등.

  • 작성 기 : 노동부

  

○ 재직훈련 로그램 교육시간

  • 재직훈련 로그램 당 교육시간

  • 작성 기 : 노동부

○ 산학연 제휴기업 비율

  • 10인 이상 기업체 에서 산·학, 산·연, 산·학·연 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

  • 산식 : 산학연 제휴 학교수/해당기 수×100

  • 작성 기 : 노동부

○ 산학연 제휴 실업고, 문 , 학비율

  • 실업계고, 문 , 학, 연구소 등이 10인 이상 기업체와 산학연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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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고 있는 비율

  • 산식 : 산학연제휴기업체수/10인 이상 기업체수×100

  • 작성 기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사내 학 학 취득자 수( 공별/학 별)

  • 업들이 자체 으로 운 하는 사내 학에서 과정을 이수한 공별, 학

별 학 취득자의 수(학사, 석사, 박사).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 참여율

  • 25-64세 성인의 고용인력 직업 련 계속교육 훈련 참여 비율.

  • 교육단계 : 등교육, 기 등교육, 후기 등교육, 학단계, 

학단계, 체교육 로그램

  • 교육연수 : 1년, 6개월, 4주 등

  • 산식 : 교육단계별 계속교육, 훈련참여자수/25-64세 고용인구×100

    교육단계별 실업자의 계속교육, 훈련참여자수/25-64세 실업인구×100

  • 작성 기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성인노동인구의 직업교육훈련 시간 수

  • 25-64세 고용인력의 직업 련 계속교육 훈련 참여시간.

  • 산식 : 교육단계별 계속교육, 훈련참여시간/25-64세 고용인구

          교육단계별 실업자의 계속교육, 훈련참여시간/25-64세 실업인구

×100

  • 작성 기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의 직업교육개 노력

  • 고등학교와 학교에서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하여 학교의

비상태 (교사, 시설확보 등), 학교의 개 노력, 졸업후 취업상태 등의

만족도.

  • 만족도 : 5 척도 측정(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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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학의 직업교육 참가자수

   • 학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으로 이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학생의 수

를 측정.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 력 로그램 이수 노동자수

   • 산학 력 로그램 이수 노동자수

   • 작성 기 : 노동부

○ 사회교육기 수

   • 평생교육기 에서 취미, 여가교육 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 수.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조기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 실시

   • ․ ㆍ고등 교육기 에서 학생의 진로지도를 한 성검사를 실시하

는 비율.

   • 작성 : 성검사실시학교비율=( 성검사 실시 학교수/ 체 학교수)*100

           성검사실시학생비율=( 성검사 실시 학생수/ 체 학생수)*100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진학/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 진학 취업지도를 한 정보 리구축 실태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 진로지도에 한 만족도

   • 진로지도 반에 한 만족도(주 지표)

   • 작성 기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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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 취업정보 네트워크에 한 만족도

   • 작성 기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퇴직 평균 연령

   • 체 취업자 퇴직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

   • 작성 기 : 노동부

○ 유아교육/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 지수

   •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한 공공투자액의 지수

   • 작성 기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직장보육시설 설치 민간기업 비율

   •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민간기업의 비율

   • 작성 기 : 노동부

○ 여성소득의 가계기여도

   • 여성의 노동임 이 가계 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

   • 작성 기 : 통계청

○ 출산 후 시기별 여성 취업자수

   • 출산 후에 직장을 갖게 되는 여성의 기간별 취업자 수.

   • 작성 기 : 통계청

○ 결혼 후 여성 실직자수

   •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수.

   • 작성 기 : 통계청

○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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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평균 유 휴가일수

   • 작성 기 : 노동부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 트타임 근로자의 1일 평균근로시간

   • 작성 기 : 노동부

○ 산업별/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율

   • 산업별 내역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율

   • 작성 기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가율

   • 체 실업자 가운데 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인원수 비율.

   • 작성 : {(실업자수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수 + 직업훈련 인 실업자

           수)/총실업자수}*100

   • 작성 기 : 노동부

○ 학업을 한 이직률/이직자수

   • 총이직자 에서 진학, 유학, 재입학을 해 이직한 사람의 수 비율.

   • 작성 : (학업을 한 이직자 수/총 이직자 수)*100

   • 작성 기 : 노동부

○ 노동 이동률(입직률/이직률) 추이

   • 기업의 에서 입직률 이직률을 의미함.

   • 입직률 : 월말 근로자수에 한 당월 입직자의 비율.

   • 이직률 : 월말 근로자수에 하 당월 이직자의 비율.

   • 문인력 이직률 : 문 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학교 공과

동일 는 련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직률. 

   • 작성 기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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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이직률

   • 직업교육훈련기 을 졸업한 취업자 가운데 월 말 근로자수에 한

당월 이직자의 비율로 매월의 이직률을 연평균 한 수치.

   • 작성 : {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월 이직자수/(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월말 근로자 수/직업교육훈련기 졸업자의 월말

근로자 수)}*100

   • 작성 기 : 노동부

○ 정부 국가기구에 한 신뢰도

   • 정부 국가기구(정부부처)에 한 신뢰의 정도.

   • 작성 기 : 통계청

○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가격

   •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한 도서의 평균가격

   • 작성 기 : 통계청

○ 선호하는 이민지역

   • 조사 상인구(15세 이상) 이민의사가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의 선호이민지역(국가)

   • 작성 기 : 외교통상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액

   • 작성 : 련학자들의 연구 추계결과

   • 작성 기 : 노동부

○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 질병 사망으로 인한 경제 손실액.

   • 작성 : 련학자들의 연구 추계결과.

   • 작성 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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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체감정도

   •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척도기 (매우그 다~매우아니다)

으로 측정(주 지표)

   • 조사방법 : 연령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소득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작업장에서의 종업원 발언의 요성

   • 직장에서 종업원 발언이 요하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5개 척도기 (매

우그 다~매우아니다)으로 측정(주 지표)

   • 조사방법 : 기업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임 만족도 여부

   • 임 만족도 여부를 5개 척도기 (매우그 다~매우아니다)으로 측정(주

지표)

   •  조사방법 : 지역별, 산업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작업장 보건상태 부 당 여부

   • 작업 환경이나 이로 인한 노동자의 보건상태에 한 체감도 조사(주

지표)

   • 작성기 : 보건복지가족부

○ 과근무시간 수

   • 기업들의 과근무수 에 한 조사(평균 시간)

   • 조사방법 : 지역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GDP 비 공공사회보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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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비 공공사회보장 지출의 액과 비율 산정

   • 작성기 : 한국은행

○ GDP 비 소득보 지출

   • GDP 비 소득보 지출의 액과 비율 산정

   • 작성기 : 한국은행

○ 소득보 수혜자 비율

   • GDP 소득보 의 수혜자 비율을 지표로 조사, 발표

   • 작성기 : 통계청

○ 간 는 최소 수입 비 평균연 액

   • 평균연 액 조사에 있어 수입별 비 평균연 액을 제시

   • 작성기 : 통계청

○ 종업원들간 정보공유 정도

   • 종업원들간의 정보공유 건수

   • 조사방법 : 기업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 작성기 : 노동부

○ 종업원이 피드백 받는가 여부

   • 종업원이 업무 후 칭찬, 수정사항 등에 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 여부

   • 조사방법 : 성별, 근속연수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직장에서 기술력 사용 가능 여부

   • 직장에서 자신이 익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 조사방법 :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교육별, 지역별, 직업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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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기회의 정도

   • 직장에서 기술개발기회가 주어지는지 여부

   • 조사방법 : 직업별, 고용형태별, 지역별, 산업별 조사

   • 작성기 : 노동부

○ 근무시간 외 직장 련활동시간

   • 직장에서 근무시간 외에 회식 등 비업무 인 활동 횟수

   • 작성기 : 노동부

○ 취직 소요기간

• 교육과정이수 후 취업하기까지의 소요기간

   • 작성기 : 노동부

○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 정규 취업자 수와 비정규 취업자 수의 비율

   • 작성기 : 노동부

○ 공과 직무일치성

• 교육과정의 공과 취업 후 수행하게 되는 직무의 일치 정도

   • 작성기 : 노동부

○ 학력수 과 직무의 불일치 정도

• 최종 학력 수 과 취업 후 수행하게 되는 직무의 불일치 정도

   • 작성기 : 노동부

○ 성장핵심산업 고용자수

• 국가의 성장핵심산업의 고용자 수

   • 작성기 : 노동부

○ 취업 로그램을 통한 취업한 청년 실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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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한 청년 실업자 수

   • 작성기 : 노동부

○ 성장동력산업 인재양성 로그램 수 참여자 수

• 성장동력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로그램 수 참여자 수

   • 작성기 : 노동부

○ 지역일치성(출신학교지역과 직장소재지역)

• 최종 학력 출신학교의 연고지와 취업한 직장의 소재지역의 일치성

• 작성기 :노동부

○ 노사 약을 통한 일자리 증가 수

•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약을 통해 증가한 일자리의 수

   • 작성기 :노동부

○ 노사 약을 통한 임 피크제 실시 기업 수

•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약을 통해 임 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 수

   • 노동조합과 기업간의 약을 통해 증가한 일자리의 수

○ 일로 인한 가족간 갈등

   • 직장에서 과 한 업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여부 횟수

   • 작성기 : 노동부

○ 상용 장기 임시/일용직 비율

   • 장기간 상용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임시/일용직인 비율

   • 작성기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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