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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여성기업의 실태전반을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기업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근거 및 연혁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에 「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기업 실태 및 차별적 관행을 처음 조사 하였다.  

 

 금번에 실시한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차별적 관행조사」는 조사대상을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여성기업으로 확대하여 여성기업의 생산, 경영, 재무구조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아울러 조사하여 향후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3. 조사기간 

 

1) 조사 기준일 : 2000년 12월 31일 현재 

2) 조사 대상기간 : 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3) 조사 실시기간 : 2001년 4월 4일 ~ 2001년 6월 10일  

 

4. 조사범위 및 대상  

 

1) 조사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사업체. 

 

2)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영위하는 사업체 중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업체.  

 

5. 조사단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한다. 

 

6. 표본 설계 

 

1) 표본추출의 기준  

 

지역별(4개 권역), 산업중분류별(11개 업종)로 비례할당(Proportional Qu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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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기준 : 지역별 (4개 권역)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 :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업종분류 기준  

 

 제조업 : 제조업(건설업 포함) 

 비제조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 표본추출방법 

 

 1단계 : 지역별, 업종별 표본배정(Proportionate Quota Allocation Stage) 

 

 2단계 : 무작위 추출과정(Random Sampling Stage)을 통해 선정 

 

7. 조사항목 해설 

 

1) 기업형태 

법인이란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하며,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타 법인과 법인격을 부여 받은 조합 등도 포함한다. 

 

2) 설립년도 

법인은 법적 설립년월을 말하며,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을 말한다. 

 

3) 공장소유 

 2001년 6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연면적을  

자가 또는 임차로 구분(비제조업:자가, 전세, 월세, 전세+월세, 기타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파악하였으며, 사무실과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이 2곳 이상인 

경우는 조사대상 공장에 대해서만 파악하였다.  

 

4) 고용 

 임시직, 가족종사자를 포함하며 경영자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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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및 국제규격인증  

 국내규격인증 : 한국산업규격(KS) 

 국제규격인증 : ISO-9000(품질시스템), UL(미국), CE(유럽), QS-9000(자동차부품),  

FDA(미국), TUV(독일), JIS(일본) 등 

 

6) 원·부자재 구매 

 중간재를 포함한 원·부자재를 국내·외에서 구매한 비율로 파악하였다. 

 

7)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현황 

 구매대금 결제방법은 현금, 어음, 외상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파악하였으며 발행어음  

평균결제기일은 어음을 지급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평균기일을 의미한다.  

 

8) 판매대금 수취현황 

 결제방법은 현금, 어음, 외상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을 파악하였으며, 어음판매대금의 평균 

결제기일은 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평균 기일을 의미한다. 

 

9) 경영자금 조달방법 

 2000년도 자금조달 방법은 금융기관 일반대출, 제2금융권 대출, 정책자금, 사채, 회사채  

발행, 주식발행으로 구분하여 그 비율(금액기준)을 파악하였다.  

                                       

10) 도급거래 유형구분 

 모기업 : 도급을 주기만 하는 기업 

 수·위탁기업 : 도급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기업 

 최종도급기업 : 도급을 받기만 하는 기업 

 독립기업 : 도급거래 관계가 전혀 없는 기업 

 

11) 도급거래단계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생산 납품하는 수급기업이 최초 발주 모기업으로부터  

몇 번째 도급단계에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12) 수급기업의 제품형태 

 수급기업이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생산 납품하는 생산품목의 유형을 단일부품, 

중간제품,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구성비율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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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사방법 

 

조사요원이 조사대상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항목별로 질문하여 작성하는 방식과 조사대상업

체의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9. 조사표본 분포 및 모집단 추정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와 숙박 및 음식업

의 경우 종업원수 50인 이상인 사업체(조사 대상 모집단 기준 35개)를 제외한 모집단에서 

2,000개 사업체를 표본조사한 후 가중치를 두어 통계표를 작성 

 

<표1> 조사표본의 분포 

         (단위 : 개) 

산업분류 및
종업원규모

합계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전     체 2,000      790        286        621        303        
1- 4 933         427         126          307         73           
5- 9 676         235         99           196          146          
10- 19 273         89           44           80           60           
20- 49 97           31           14           31           21           
50- 99 12           3            2            5            2            
100- 299 8            4            1             2            1             
300 이상 1             1             -            -            -            

제  조  업 238        94         41         62         41         
1- 4 64           28           15           12           9            
5- 9 76           28           11           20           17           
10- 19 56           20           10           18           8            
20- 49 35           13           5            11           6            
50- 99 3            3            -            -            -            
100- 299 4            2             1             1             
300 이상 -            -            -            -            -            

도 소 매 업 305        140        56         78         31         
1- 4 190          97           29           54           10           
5- 9 59           21           14           12           12           
10- 19 28           14           6            6            2            
20- 49 21           6            5            4            6            
50- 99 4            -            1             2            1             
100- 299 3            2            1             -            -            
300 이상 -            -            -            -            -            

숙박 및 음식업 422        164        59         141        58         
1- 4 239         100          34           86           19           
5- 9 145          51           21           45           28           
10- 19 31           13           3            8            7            
20- 49 7            -            1             2            4            
50- 99 -            -            -            -            -            
100- 299 -            -            -            -            -            
300 이상 -            -            -            -            -            

기타서비스업 1,035      392        130        340        173        
1- 4 440         202         48           155          35           
5- 9 396         135          53           119          89           
10- 19 158          42           25           48           43           
20- 49 34           12           3            14           5            
50- 99 5            -            1             3            1             
100- 299 1             -            -            1             -            
300 이상 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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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지표 산식> 

 

가. 수익성 지표 

 

경  상  이  익 
 ① 자기자본 조이익률 = 

자  기  자  본 
X 100 

 

경  상  이 익 
② 매출액 조이익률 = 

매    출    액 
X 100 

 

 

나. 안정성 지표 

 

부  채  총  액 
 ① 부채비율 = 

자  기  자  본 
X 100 

 

 

다. 활동성 지표 

 

매  출  액 
 ① 자기자본회전률 = 

자 기 자 본 

 

 

라. 생산성 지표 

 

매  출  액 
 ① 종업원 1인당 매출액 = 

종 업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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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결과 요약 

 

1.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종합 

 「199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수는 962,418개이며, 종사자 

수는 2,090,616명임.  

 

 여성기업의 수는 전체 사업체수(2,777,986개)의 34.6%이며, 여성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12,920,289명)의 16.2%임. 

 
<표2> 여성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전      체
사업체수

여성기업수 비율
전     체
종사자수

여성기업
종사자수

여성기업
비     율

2,777,986개 962,418개 34.6% 12,920 ,289명 2,0 90 ,616명 16.2%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 「199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업종별  

 

 업종별 여성기업의 분포는 숙박 및 음식업(386,530개)이 40.2%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05,365개)이 31.7%, 기타서비스업(230,394개)이 23.9%임. 

 

 제조업(37,042개)은 3.8%, 건설업(2,931개)은 0.3%로 여성기업 중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은 적은 편임.  

 

 전체 사업체수 대비 업종별 여성기업의 비율은 숙박 및 음식업이 64.3%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3.6%, 기타서비스업 25.6%, 제조업 12.5%, 건설업 4.5%등의 순임. 

 

 <표3> 여성기업의 업종별 분포 및 비율 

전체  사업체수
(A )

여성기업수
(B )

업종별  비율
(B /여성기업수 )

여성기업  비율
(B /A )

전          체 2 ,7 7 7 ,9 8 6   9 6 2 ,4 18      10 0 .0      3 4 .6

농림어업광업 5,14 4         15 6            0 .0          3 .0

제     조     업 2 9 7 ,4 16       3 7 ,0 4 2        3 .8          12 .5

건     설     업 6 4 ,7 7 7        2 ,9 3 1          0 .3          4 .5

도   소   매   업 9 0 9 ,2 0 5      3 0 5 ,3 6 5      3 1.7         3 3 .6

숙박  및  음식업 6 0 1,117 3 8 6 ,5 3 0      4 0 .2        6 4 .3

기타  서비스업 9 0 0 ,3 2 7      2 3 0 ,3 9 4      2 3 .9        2 5 .6  

자료: 「199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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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역별 여성기업의 분포는 서울(191,051개)에 여성기업의 19.9%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150,405개)는 15.6%로 두 번째로 많음. 

 

 전체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여성기업의 비율은 울산(44.3%)과 제주(43.3%)가 가장 높고,  

서울(28.7%)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4> 여성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비율 

   

전체  사업체수
(A )

여성기업수
(B )

지역별  비율
(B /여성기업수 )

여성기업  비율
(B /A )

전    체 2 ,7 7 7 ,9 8 6   9 6 2 ,4 18      10 0 .0      3 4 .6

서    울 6 6 5 ,5 18       19 1,0 5 1       19 .9        2 8 .7

부    산 2 4 7 ,3 7 5       9 1,7 9 9        9 .5          3 7 .1

대    구 16 5 ,6 0 9       5 4 ,3 4 2        5 .6          3 2 .8

인    천 13 1,5 4 0       4 6 ,6 8 4        4 .9          3 5 .5

광    주 8 0 ,9 0 9        3 0 ,2 19        3 .1          3 7 .3

대    전 8 1,8 2 5        3 0 ,7 8 1        3 .2          3 7 .6

울    산 5 3 ,3 2 3        2 3 ,6 2 6        2 .5          4 4 .3

경    기 4 3 8 ,2 2 8       15 0 ,4 0 5       15 .6         3 4 .3

강    원 10 1,7 9 7       4 1,8 5 5        4 .3          4 1.1

충    북 8 6 ,8 0 6        3 1,8 9 2        3 .3          3 6 .7

충    남 10 9 ,7 5 2       3 6 ,7 5 5        3 .8          3 3 .5

전    북 112 ,9 3 3       4 0 ,5 7 4        4 .2          3 5 .9

전    남 12 1,3 9 0       4 4 ,4 5 5        4 .6          3 6 .6

경    북 16 2 ,7 14       6 1,5 6 7        6 .4          3 7 .8

경    남 18 3 ,3 6 0       7 1,3 0 2        7 .4          3 8 .9

제    주 3 4 ,9 0 7        15 ,111         1.6          4 3 .3  
자료: 「199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규모별 

 

 여성기업의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의 상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여성기업(918,616개)이 

전체의 95.4%로 대다수를 차지함. 

 

- 여성기업 중 5인 이상 9인 이하는 3.5%, 10인 이상 19인 이하는 0.7%, 20인 이상 49인 

이하는 0.3%에 불과함. 

 

 5인 미만의 전체 사업체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37.4%로 여성기업 전체의 비율(34.6%)을  

약간 상회함.  

 

- 5인 이상 9인 이하의 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17.2%로 전체 평균치(34.6%)의 절반 

수준이며, 10인 이상 19인 이하는 9.6%, 20인 이상 49인 이하는 6.8%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기업의 비율이 적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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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여성기업의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전체 사업체수
(A )

여성기업수
(B )

규모별 비율
(B /여성기업수)

여성기업 비율
(B /A )

전        체 2,777,986     962,418       100.0 34.6

1   -     4명 2,454,000     918,616        95.4 37.4

5   -     9명 195,882        33,628         3.5 17.2

10  -    19명 70,896         6,831          0.7 9.6

20  -   49명 38,564         2,629          0.3 6.8

50  -   99명 10,623          486            0.1 4.6

100 -  299명 6,323           204            0.0 3.2

300명   이상 1,698           24              0.0 1.4

자료:「199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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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형태별 

 

 여성기업의 조직형태는 개인기업이 96.8%, 회사법인이 2.0%로 개인기업이 대다수임. 

 

 제조업은 개인기업이 87.8%, 회사법인이 12.2%으로 회사법인의 비중이 전체 평균 2.0%  

보다 높음.  

 

- 제조업 중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은 개인기업이 91.9%, 회사법인이 8.1%이며, 5인    

이상은 개인기업이 70.3%, 회사법인이 29.7%로, 규모가 큰 제조업일수록 회사법인의   

비중이 높음. 

 

 비제조업은 개인기업이 97.2%, 회사법인이 1.6%로 대다수가 개인기업임.  

 

- 비제조업 중 상시종업원 수 5인 미만은 개인기업이 97.7%, 회사법인이 1.2%로 비제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5인 이상 비제조업의 경우 개인기업은 87.0%, 회사법인은 8.4%로 비제조업 역시 규모

가 클수록 회사법인의 비중이 높음.   

 

-  

<그림1> 조직형태                                  <표6> 업종별 조직형태 

 

 

 

 

 

 

 

 

 

 

 

 

 

 설립년도 

 

 여성기업의 설립년도는 1990년 이후 설립된 여성기업이 전체 여성기업의 89.8%를 차지하며, 

그 중 2000년 이후에 설립된 기업도 27.7%임 

 

개인기업
96.8%

회사법인
2.0%

기타
1.2%

(단위: % )

사업체수 회사법인 개인기업 기타

전        체 950,506   2.0 96.8 1.2

제   조   업 39,968     12.2 87.8 -

5인 미만 32,399     8.1 91.9 -

5인 이상 7,569       29.7 70.3 -

비 제 조 업 910,538    1.6 97.2 1.2

5인 미만 868,213    1.2 97.7 1.0

5인 이상 42,325     8.4 87.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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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의 설립년도가 199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여성이 직접 창업하여 경제활동에 진출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림2> 여성기업의 설립년도 

                                                                    (단위: %) 

0.8

1.4

2.6

5.3

13.3

48.8

27.7

1970년 이하

1971-1979년

1980-1984년

1985-1989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1년

 

. 

<그림3> 업종별 설립년도 

                                                                               (단위: %) 

14.9

47.3

17.0

10.9

6.0
2.4

23.6

50.7

13.2

8.1

2.2 0.7 1.6

36.6

47.2

11

1.6 1.3 2.1
0.1

20.4
16.9

7.0
4.9

0.8 1.5

49.0

0.9

2000/
2001년

1995-
1999년

1990-
1994년

1985-
1989년

1980-
1984년

1971-
1979년

1970년 
이하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본사 및 공장 입지유형(제조) 

 

 여성기업의 입지유형은 본사와 공장 모두 개별자유입지가 각각 65.1%, 8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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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본사 및 공장 입지유형(제조) 

                                                                 (단위: %) 

65.1

4.9 3.6
0.4 0.4 0.2

25.4

83.2

2.2 3.2 5.1 4.8
1.4

개별
자유입지

지방
산업단지

협동화
사업단지

농공단지 국가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벤처빌딩 기타

본사 공장
 

 공장(제조) 및 사업장(비제조) 소유형태 

 

 제조업의 경우 임차 공장보유율(53.8%)이 자가 공장보유율(45.1%)보다 높음. 

 

 비제조업은 자가 사업장 보유율이 16.3%이고, 사업장을 임차하는 비율이 81.6%로 매우 높

음.  

 

<그림5> 공장 소유형태(제조)                  <그림6> 사업장 소유형태(비제조) 

 

 

 

 

 

 

 

 

 

 공장등록 여부(제조) 

 여성기업 중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44.9%,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55.1%로 조사되어, 미등록 공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규모별로 5인 미만 업체 중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39.1%이고, 5인 이상 업체의 경우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은 66.1%임. 

  

 

자가
45.1%임차

53.8%

자가+
임차
1.1%

전세
11.8%

월세
19.0%

자가
16.3%

기타
2.2%

전세+
월세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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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공장 등록 여부(제조)            <그림8> 규모별 공장 등록 여부(제조) 

 

 

 

(단위: %, 무응답 제외) 

 

 

 

 

 

●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제조)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10.8%이고, 평균적으로 특허권 1.5개, 의장권 4개, 

실용신안권 2.6개, 상표권 1.4개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9> 산업재산권 보유율(제조)            <그림10>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제조) 

                 (단위: 평균 개수) 

등록되어
있다
44.9%

등록되어
있지
않다
55.1%

39.1

66.1
59.4

32.0

5인 미만 5인 이상

등록되어 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

보유
10.8%

비보유
89.2%

1.5

4.0

2.6

1.4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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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마크 보유현황(제조) 

 

 기술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7.7%로 평균 KT 1개, GQ 1개, Q마크 1개, 100PPM 1

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11> 기술마크 보유율(제조)           <그림12> 기술마크 보유현황(제조) 

(단위: 평균 개수) 

 

● 규격인증 보유현황(제조) 

 

 규격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4.8%로 국내규격인증을 평균 2.3개, 국제 규격인증을 

평균 1.1개 보유하고 있음.  

 

<그림13> 규격인증 보유율(제조)                <그림14> 규격인증 보유현황(제조) 

                                                                         (단위: 평균 개수) 

                                                                 

보유

7.7%비보유

92.3%
1.0 1.0 1.0 1.0

1.7

K T G Q Q 100PPM 기타

보유
4.8%

비보유
95.2% 2.3

1.1

국내규격인증 국제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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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기업의 경영실태 

 

 자산총액 

 

 여성기업의 평균 자산 총액은 1억4,290만원이며, 제조업은 평균 2억9,636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억3,537만원으로 제조업의 자산총액이 비제조업의 2배임. 

 

 자본금 및 부채액 

 

 여성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8,541만원이며, 제조업은 1억1,620만원이고, 비제조업은 평균 

8,378만원으로 제조업의 자본금이 비제조업의 1.39배임.  

 

 여성기업의 평균 부채액은 3,160만원이며, 제조업은 평균 8,661만원이고 비제조업은 평균 

2,805만원으로 제조업의 부채액이 비제조업의 3.09배임. 

 

 매출액 및 경상이익 

 

 여성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1억3,965만원이며, 제조업은 3억4천112만원이고 비제조업

은 1억2,950만원으로, 제조업의 매출액이 비제조업의 2.63배임. 

 

 여성기업의 연간 경상이익은 2,456만원이며, 제조업은 3,291만원 비제조업은 2,415만원의 

경상이익을 내어 제조업의 경상이익이 비제조업의 1.36배임. 

 

<표7> 여성기업의 경영성과 

(단위 : 만원, 평균) 

자산
총액

자본금
자기
자본

부채액 매출액 수출액
경상
이익

  전            체  14,290  8,541   7,222    3,106    13,965    345      2,456   

제      조      업 29,636  11,620  11,582   8,661    34,112    4,342    3,291   

5인 미만 13,130   6,639   6,308    2,494    13,829    18        2,137   

5인 이상 95,441   31,511   33,083  34,009  112,064   22,834  7,510   

비   제   조   업 13,537   8,378   7,001    2,805    12,950    119       2,415   

5인 미만 12,440   7,842   6,493    2,551    11,988    35        2,293   

5인 이상 36,491   19,504  17,456   7,737    32,746    1,724    4,882    

 

 수익성 

 

 여성기업의 수익성은 자기자본 조수익률(경상이익/자기자본 X 100)이 34.0%이며, 매출액  

대비 조수익률(경상이익/매출액 X 100)이 1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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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자기자본 조수익률은 28.4%, 매출액 대비 조수익률은 9.6%이며, 비제조업의 자기

자본 조수익률은 34.5%, 매출액 대비 조수익률은 18.6%임.  

 

 안정성 

 

 여성기업의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은 평균 43.0%이며,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74.8%, 비제조업은 40.1%로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더 높음. 

 

 활동성 

 

 여성기업의 자기자본 회전률은 평균 1.9배이며, 제조업은 2.9배, 비제조업은 1.8배로 제조업

의 자기자본 회전률이 더 높음.  

 

 생산성 

 

 여성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3,373만원이며, 제조업은 평균 3,888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3,352만원으로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더 높음. 

 

<표8> 여성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배,만원) 

안정성 활동성 생산성

자기자본
조수익률

매출액 대비
조이익률

부채
비율

자기자본
회전률

종업원1인당
매출액

  전            체  34.0 17.6 43.0 1.9 3,373      

제      조      업 28.4 9.6 74.8 2.9 3,888      

5인 미만 33.9 15.5 39.5 2.2 3,534      

5인 이상 22.7 6.7 102.8
* 3.4 5,481      

비   제   조   업 34.5 18.6 40.1 1.8 3,352      

5인 미만 35.3 19.1 39.3 1.8 3,357      

5인 이상 28.0 14.9 44.3 1.9 3,230      

* 제조업 5인 이상 법인 기업의 부채 비율: 120.3%

수익성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목표 

 

 여성기업이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목표는 수익성으로 전체의 52.4%이며 안정성은 29.6%, 성

장성은 18%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수익성 45.8%, 안정성 31.5%, 성장성 22.6%의 순이며,  

비제조업은 수익성 52.7%, 안정성 29.6%, 성장성 17.7%로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에 큰 차이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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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의 비제조업의 경우 수익성(40.6%)보다는 안정성(41.1%)을 중시하는 비율이 근소

한 차이로 더 많음.  

 

<그림15>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목표 

수익성
52.4%

성장성
18.0% 안정성

29.6%

 

                                         

<표9> 업종별 가장 중요시하는 재무목표 

(단위 : %) 

사업체수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기타

 전            체 950,506    29.7 52.4 17.9 -

제      조      업 39,968      31.5 45.8 22.6 0.1

5 인 미 만 32,399      29.7 45.3 25.0 -

5 인 이 상 7,569       39.6 47.8 12.1 0.5

비   제   조   업 605,364    29.6 52.7 17.7 -

5 인 미 만 386,501     29.0 53.3 17.7 -

5 인 이 상 218,673     41.1 40.6 17.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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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긍정적 요인 

 

 2000년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으로 여성기업인들은 확실한 수요처 확보

(40.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함.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는 안정적 인력확보(20.8%), 기술개발·특허보유(13.5%), 원활한 

자금 조달(9.8%) 등을 지적함. 

 

<그림16>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긍정적 요인 

                                                                      (단위: %) 

7.6

7.6

9.8

13.5

20.8

40.7

기타

틈새시장 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기술개발, 특허 보유

안정적인 인력확보

확실한 수요처 확보

 

 

<표10> 업종별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 긍정적 요인 

                                                                            (단위: %) 

사업체수
원활한
자금조달

기술개발,
특허 보유

틈새시장
진출

확실한
수요처
확보

안정적인
인력확보

기타

전            체 950,506   9.8 13.5 7.6 40.7 20.8 7.6

제      조      업 39,968     16.6 13.6 12.3 40.7 15.1 1.7

도   소    매   업 305,364   12.1 7.1 13.3 45.3 16.4 5.7

숙 박 및 음 식 업 368,501    9.3 18.6 4.0 42.2 17.1 8.7

기 타 서 비 스 업 218,673    6.4 13.4 5.3 32.1 34.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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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 방법(2000년도) 

 

 여성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금융기관 일반대출이 79.7%, 제2금융권 대출이 10.3%, 

사채가 24.7%, 정책자금이 8.1% 등임.  

 

 제조업의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이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이 15.9%,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방법이 26.1%임. 비제조업의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

이 79.4%, 제2금융권 대출이 10.0%이며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24.7%임. 

 

 정책자금에 의한 자금은 5인 이상의 제조업에서 20.7%로 가장 높고,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5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18.2%로 가장 높음. 

 

<그림17> 경영자금조달방법(복수응답) 

(단위: %) 

84.7

15.9
11.5

0.0 0.0

79.4

10.0 7.9
0.0 0.1

26.1 24.7

금융기관
일반대출

제2금융권
대출

정책자금 사채 회사채
발행

주식발행

제조업 비제조업

 

<표11> 업종별 경영자금조달방법 (복수응답) 

                                                                              (단위 : %) 

사업체수
금융기관
일반대출

제2금융권
대출

정책자금 사채
회사채
발행

주식발행

  전             체  950,506   79.7 10.3 8.1 24.7 0.0 0.1

제      조      업 39,968     84.7 15.9 11.5 26.1 - -

5인 미만 32,399     84.1 18.2 9.1 27.3 - -

5인 이상 7,569       86.8 7.5 20.7 21.8 - -

비   제   조   업 910,538    79.4 10.0 7.9 24.7 - 0.1

5인 미만 868,213    79.2 10.0 7.8 25.1 - 0.1

5인 이상 42,325     82.3 10.6 8.5 17.1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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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거래시 애로사항 

 

 금융기관 이용시 여성이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여성기업인은 전체의 16.2%임. 업종

별로는 제조업의 여성기업인이 28.7%로 타 업종보다 금융기관 이용시 남성보다 불리함을 

많이 느낌.  

 

 여성기업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다는 점 ’ (32.7%)을 금융기관     

이용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고, ‘ 담보부족 ’ (28.3%), ‘신용보증 기준이 엄격함 ’

(16.0%)의 순으로 애로사항을 지적함. 

 

 

<그림18>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 

16.2

28.7

17.5
13.7 16.7

83.8

71.3

82.5
86.3 83.3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있다 없다
 

 

<표12>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내용-업종별(복수응답) 

(단위: % )

경영자수
대출한도
부족

담보
부족

고금리
신용보증
기준
엄격함

로비,
접대문제

신용도를
낮게 평가

기타

  전            체  154,248   12.4 28.3 4.8 16.0 9.7 32.7 9.3

제      조      업 11,489     15.6 27.5 5.9 21.5 3.7 38.1 5.5

도   소   매   업 53,468     9.4 18.8 6.1 17.8 15.1 33.5 11.8

숙 박 및 음 식 업 52,824     6.1 36.4 2.9 12.3 9.0 30.3 9.1

기 타 서 비 스 업 36,467     24.7 30.5 5.4 17.2 4.6 33.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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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경험 여부 

 

 1999년 이후 최근 2년간 여성기업의 9.2%가 부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1회 이상 부도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부도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은 90.8%임.  

 

 제조업의 경우 부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이 25.2%로 비제조업보다 상당히 높은 수

준임. 또한 1회 이상 부도난 적이 있는 업체는 4.6%로 비제조업보다 높음. 

 

          <그림19> 부도경험 여부                    <그림20> 부도경험 횟수 

                                                      

 

<표13> 업종별 최근 2년간 부도 경험 

(단위:% )

사업체수
부도
경험

부도
비경험

부도위기
경험

사업체수
1- 2회
부  도

3- 4회
부  도

5회 이상
부     도

전         체 950,506  1.2 90.8 8.0 11,406  66.7 8.3 25.0

제    조    업 39,968     4.6 70.2 25.2 1,839    57.8 40.0 2.2

도  소  매  업 305,364   2.2 91.4 6.4 6,718    54.5 0.0 45.5

숙박 및 음식업 386,501   0.4 91.4 8.1 1,546    100.0 0.0 0.0

기타  서비스업 218,673    0.7 92.6 6.7 1,531    100.0 0.0 0.0

부 도 경 험 횟 수부 도 경 험 여 부

 

 

 

 국산 원·부자재 구매 

 

 여성기업이 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비율은 평균 86.4%이며, 숙박 및 음식업의 경우 

93.5%로 가장 높음. 

 

 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제조업 중에서 69.6%가 90% 이상의 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있고, 60-90% 정도의 국산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비율은 14.8%임. 

부도난
적 없음
90.8%

부도난
적 있음
1.2%

부도
위기
경험
8.0%

1- 2회
66.7%

3- 4회
8.3%

5회 이상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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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평균 국산 원·부자재 구매비율  <그림22> 국산 원·부자재 구매비율(제조) 

    (단위:%) 

 

 원·부자재 구매대금 결제방법 

 

 여성기업이 원·부자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현금 결제가 86.6%이며, 외상 결제가 

11.2%, 어음 결제가 2.2%임. 

 

 제조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74.0%로 낮고 외상거래의 비율이 

20.3%로 높음. 비제조업은 현금결제가 83.5%, 외상거래가 10.2%로 현금거래의 비율이 제조

업에 비해 높음. 

 

<그림23> 원·부자재 구매대금의 결제 방법 

                                               (단위: %) 

86.6
74.0

83.5

11.2
20.3

10.2
2.2 5.7 1.3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현금 외상 어음
 

 

원·부자재 어음구매대금 지급기일 

 

 원·부자재 어음구매대금의 평균지급기일은 59일임. 

 

 어음구매대금 지급기일이 60일 이상 89일 이하인 업체가 38.4%로 가장 많고, 90일 이상인 

업체도 28.6%를 차지함. 

 

60‾ 90%
미만
14.8%

30‾ 60%
미만
6.9%

30%
미만
8.7%

90% - 100%
69.6%

86.4

82.5

78.8

93.5

85.1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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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경우 원·부자재 어음구매대금 평균 지급기일은 79일로 비제조업의 57일에 비해 평

균 지급기일이 22일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표14> 업종별 어음구매대금 지급기일 

   (단위 : 평균 %) 

 사업체수 30일 미만 30‾ 59일 60‾ 89일 90일 이상
평균
지급기일
(일)

  전            체           35,880 10.3 22.7 38.4 28.6 59

제     조      업         3,913 0.9 22.7 13.9 62.5 79

5인 미만          1,519 0.0 33.3 0.0 66.7 77

5인 이상         3,569 1.3 20.5 14.9 . 80

비   제   조   업        31,967 11.5 22.7 41.4 24.5 57

5인 미만        30,387 11.9 22.2 42.9 23.0 57

5인 이상         1,580 4.7 30.7 14.5 50.1 67

어음구매대금 지급기일

 

 

 

 

 제품판매대상(제조) 

 

 여성기업이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은 시장에 판매하는 비율이 49.9%로 가장 많고, 모기업에 

납품하는 비율이 23.1%이며, 대리점 판매가 7.6%, 정부 조달이 2.2%임. 

<그림24> 판매대상별 판매구성비(제조) 

                                                                  (단위:%) 

49.9

23.1

7.6 2.2 1.8

시장 판매 모기업 납품 대리점 판매 정부조달 수출

 

 판매대금 수취방법 

 

 여성기업이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비율이 평균 92.7%이며, 어음으

로 수취하는 비율은 6.1%, 외상으로 수취하는 비율이 1.7%로 현금으로 수취하는 비율이 높

음. 

 

 제조업의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비율은 70.4%, 어음으로 수취하는 비율은 

14.7%, 외상으로 수취하는 비율은 15.0%로, 어음 또는 외상 수취비율이 타 업종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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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은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비율이 도소매업 88.5%, 숙박 및 음식업 94.3%, 

기타서비스업 97.6%의 순임. 

 

<그림25> 판매대금 수취방법                 <그림26> 업종별 판매대금 수취방법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 

 

 여성기업의 어음판매대금 평균 지급기일은 67일로 어음구매대금 평균 지급기일 59일에 비해 

8일 이상 긴 것으로 조사됨. 

 

 여성기업의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은 90일 이상이 37.9%로 가장 많고, 60일-89일이 29.9%

임. 

 

 제조업의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은 평균 82일이며, 비제조업은 62일로 제조업의 결제기일이 

비제조업에 비해 20일 긴 것으로 조사됨. 

 

 제조업 중 5인 이하인 기업의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은 78일로, 5인 이상 기업의 88일에  

비해 10일 짧음. 

 

 비제조업도 5인 이하인 기업의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이 62일로, 5인 이상 기업의 73일에 

비해 11일 짧음. 

 

<표15> 업종별 어음판매대금 결제기일 

                (단위: %) 

    전            체             43,031 10.1 22.2 29.9 37.9 67

제     조      업          10,503 11.0 15.8 11.3 61.8 82

5인 미만           6,581 15.4 15.4 7.7 61.5 78

5인 이상           3,992 1.8 28.1 26.5 43.6 88

비   제   조   업          32,528 9.7 24.2 35.9 30.1 62

5인 미만         30,472 10.3 23.5 37.5 28.7 62

5인 이상           2,056 2.3 35.2 11.4 51.0 73

평균
지급기일
(일)

 사업체수 30일 미만 30‾ 59일 60‾ 89일 90일 이상

 

외상
1.7%

어음
6.1%

현금
92.7%

70.4

88.5 94.3 97.6

14.7
3.2 0.25.78.4 2.2

15.0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현금 외상 어음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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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수출여부 및 수출지역(제조) 

 

 여성기업 중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는 5.2%, 수출하지 않은 여성기업은 94.8%임.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인 업체는 1.7%만 해외에 수출하는 반면, 5인 이상인 업체 중에서는 

20.2%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음. 

 

 주요 수출대상지역은 일본이 36.6%로 가장 많고, 미국이 20.7%, 동남아시아가 16.1%, 중국

이 15.8% 등의 순임.  

 

<그림27> 제품의 수출여부(제조) 

                                     (단위: %) 

5.2 1.7
20.2

94.8 98.3
79.8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수출한다 수출하지 않는다
 

 

<그림28> 주요 수출지역(제조) 

                                                        (단위: %) 

1.1

2

3.6

4.1

15.8

16.1

20.7

36.6

아프리카

호주

유럽

남미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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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 거래현황(제조) 

 

 여성기업 중 도급(하청)을 주기만 하는 모기업이 14.9%, 도급을 받아 납품만 하는 최종도급

기업이 14.1%, 수·위탁 거래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13.3%이며, 도급 거래가 전혀 없는 독립

기업은 57.7%임. 

 

 5인 미만인 업체는 독립기업이 60.3%이고, 모기업이 15.9%, 최종도급기업의 경우가 11.1%

이며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경우가 12.7%임. 

 

 5인 이상의 업체는 모기업이 10.6%, 최종도급기업이 27.1%이고, 수·위탁 기업이 15.9%인 

반면 독립기업의 경우는 46.4%임.   

 

<그림29> 수·위탁 거래현황(제조)         <그림30> 규모별 수·위탁 거래현황(제조) 

(단위: %) 

 

 

 수급기업의 도급거래단계(제조) 

 

 수급 기업 중에서 1차 도급기업의 비율은 70.8%, 2차 도급 기업은 22.0%이며, 3차 이상 도

급기업의 비율은 7.2%임. 

 

 1차 도급기업의 비율은 5인 미만인 경우 73.3%이며, 5인 이상은 64.2%이며, 2차 도급기업

의 비율은 5인 미만이 20%, 5인 이상이 27.1%로 조사됨. 

 

<표16> 수급기업의 도급거래단계(제조) 

                                                                  (단위: %) 

사업체수
1차 도급
기업

2차 도급
기업

3차 도급
기업

4차 도급
기업

5차 도급
기업

 제 조 업 전 체 10,487   70.8 22.0 6.7 - 0.5

5인 미만 7,594    73.3 20.0 6.7 - 0.0

5인 이상 2,894    64.2 27.1 6.8 - 1.9
 

모기업
14.9%

수·위탁
기업
13.3%

독립기업
57.7%

최종
도급기업
14.1%

15.9
11.1 12.7

60.3

10.6

27.1

15.9

46.4

모기업 최종도급기업 수·위탁 기업 독립기업

5인 미만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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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수(제조) 

 

 평균 2-5개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수급기업이 52.0%로 가장 많음. 모기업 1개 업체만 거래

하는 비율은 29.1%, 6-10개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10.7%, 11개 이상의 모기업과 거

래하는 업체는 8.2%임. 

 

 5인 미만의 경우는 1개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이 28.6%, 2-5개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은 

57.1%, 6-10개 업체와 거래하는 비율은 7.1%, 10개 이상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은 

7.1%임. 

 

 5인 이상의 경우는 1개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이 30.3%, 2-5개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은 

40.4%, 6-10개 업체와 거래하는 비율은 18.7%, 10개 이상의 모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은 

10.6%임. 

<그림31> 수급기업의 거래 모기업수(제조) 

                                                                        (단위: %) 

29.1 28.6 30.3

52.0
57.1

40.4

10.7
7.1

18.7

2.0 0.0

6.56.2 7.1
4.1

제 조 업 전 체 5인 미만 제조업 5인 이상 제조업

1개 2- 5개 6- 10개 11- 20개 21개 이상
 

 모기업의 수급기업 지원내용(제조) 

 

 2000년 한해동안 여성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은 기술지원(26.7%)과 원자재 

제공(25.7%)의 도움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며, 그 다음은 자금지원(14.9%), 인력파

견(14.7%), 제품 또는 설계도면 제공(14.4%) 등임. 

 

 5인 미만인 업체는 기술지원(26.7%)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 5인 이상인 업체는 원자재 

제공을 받은 경우(39.2%)가 가장 많음.  

 

<표17>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제조, 복수응답) 
(단위: %) 

사업체수
기술
지원

경영
지도

자금
지원

원자재
제공

제품
설계도면
제공

인력
파견

정보화
지원

기타

10,775   26.7 5.3 14.9 25.7 14.4 14.7 5.8 0.9

7,594     26.7 6.7 20.0 20.0 13.3 20.0 6.7 -

3,182     26.8 2.1 2.8 39.2 16.8 2.2 3.8 3.3

전       체

5인 미만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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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도급기업수(제조) 

 도급기업과 거래를 하는 제조업 중 45.6%가 2-5개의 도급기업과 거래하며, 1개 업체와 거

래하는 업체는 26.9%, 6-10개는 17.9%, 11개 이상이 9.1%임.  

 

 평균 도급거래 업체 수는 6.3개이며, 5인 미만은 5.4개, 5인 이상은 10.6개로 5인 이상인 업

체의 도급거래 업체 수가 2배 이상 많음. 

 

<표18> 거래 도급기업수(제조) 

(단위: 개, % )

사업체수 1개 2- 5개 6- 10개 11- 20개 21개 이상
평균  거래
도급기업수

전      체 12,987   26.9 45.6 17.9 9.1 0.6 6.3

5인 미만 10,631    28.6 42.9 19.0 9.5 - 5.4

5인 이상 2,356     19.1 57.8 12.6 7.1 3.5 10.6  

 

 도급거래상 애로사항(제조) 

 

 모기업과 거래를 하는 제조업은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응

답했으며(69.9%), 지나친 품질 수준의 요구(26.1%), 납품대금 결제기일의 장기화(21.8%) 등

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음. 

  

 5인 미만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요구(73.3%)와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26.7%)가 가장 큰 애

로사항임. 

 

 5인 이상인 경우는 납품단가 인하요구(61.7%)이외에 납기단축(29.6%), 결제기일 장기화

(26.0%), 지나친 품질 수준요구(24.7%), 불규칙한 발주(24.6%)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

음. 또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애로사항을 지적한 경우도 18.9%나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그림32> 도급거래상 애로사항(제조) 

                                                                   (단위: %) 

18.1

5.6

73.3

20.0
13.3

61.7

26.0
29.6

24.6
18.9

3.3

21.8
16.7

1.3

69.9

26.1
26.7

13.3

24.7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납품단가
인하요구

결제기일
장기화

납기단축 불규칙한
발주

어음
할인료
미지급

기타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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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기업의 종업원 고용현황 

 

 전체 

 

 여성기업 전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3.5명이며, 이 중 남자는 24.6%, 여자는 75.4%로 여자

가 남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음. 

  

 여성기업의 여자 종업원 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여성기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을 더 많이 고

용하는 업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예를 들면,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 등) 

 

 제조업  

 

 제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5.3명으로 여성기업 평균 3.5명 보다 평균 1.5배 더 많음. 

 

 제조업의 남녀 종업원의 비율은 여자가 58.4%, 남자가 41.6%로 여자 종업원의 비율이 남자

보다 더 높으나 전체 여성기업과 비교하면 남자 종업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33> 제조업의 남녀 종업원 구성비 

(단위: %) 

 

 

24.6

41.6

75.4
58.4

전체 제조업

남자 여자
 

 

 

 비제조업 

 

 비제조업 중에서는 기타서비스업의 평균 종업원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업 3.3

명, 도소매업 3.1명의 순임. 

 

 남녀 종업원 비율은 기타서비스업에서 여자의 비율이 81.7%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은 

65.8%로 여자 종업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평균 3.5명 평균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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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비제조업의 남녀 종업원 구성비 

                                                        (단위: %) 

 

34.3
18.8 18.3

65.8
81.2 81.7

24.6

75.4

전체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서비스업

남자 여자
 

 상시 종업원의 직종별 구성 

 

 여성기업의 상시 종업원 구성을 직종별로 보면 판매 및 서비스직이 사업체 당 평균 1.9명으

로 가장 많고, 사무관리직 0.5명, 생산기능직 0.5명, 기술직 0.4명의 순임.  

 

 제조업의 경우 생산기능직 종업원이 2.9명으로 가장 많으며, 기타서비스업은 사무관리직(1.5

명)이 많음. 

 

<표19> 상시 종업원의 직종별 구성 

                                                                            (단위: 명) 

사업체수 사무관리직 생산기능직 기술직 연구개발직 판매서비스

  전            체  950,506    0.5 0.5 0.4 0.0 1.9

제      조      업 39,968      0.8 2.9 0.9 0.2 0.5

도   소   매   업 305,364     0.3 0.1 0.2 - 2.3

숙박  및  음식업 386,501     - 0.6 0.2 - 2.3

기 타 서 비 스 업 218,673     1.5 0.4 0.8 0.1 0.9  

 

 

 

 

 

 4. 여성기업의 R & D 현황 (제조) 

 

 연구전담기구 보유현황 (제조) 

 

 여성기업 중 연구전담기구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1%이며, 

 

 그 중 5인 이상 업체의 연구소 보유 비율은 46%임.  

평균 3.5명 평균 3.1명 평균 3.3명 평균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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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연구전담기구 보유현황(제조)   <그림36> 규모별 보유 연구전담기구 형태(제조) 

 

 

 

 

 

 

 

 

 

 연구개발 투자실태(제조) 

 

 2000년에 연구개발 투자를 한 업체는 전체의 17.0%이며,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평균 3,560

만원임.  

 

 5인 이상인 업체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액은 8,560만원으로 5인 미만인 기업(1,533만원)의 

5.5배 이상임. 

  

<그림37> 연구개발 투자 유무(제조) 및 평균 연구개발 투자액 
 

(단위: %) 

17.0 15.8 22.0

83.0 84.2 78.0

제조업전체 5인미만 5인이상

 R  &  D  투자 있음 R  &  D  투자 없음

 

평균투자액 
3,560만원 

평균투자액 
1,533만원 

평균투자액 
8,560만원 

30.6

0.0

46.0

69.4

100.0

54.0

전체 5인 미만 5인 이상

부설연구소 사내연구전담부서

       (단위: % )

비보유
98.9%

보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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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기업의 정보화 현황 

 

 PC 보유현황 

 

 업무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39.7%로 업무용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여성기업의 

비율이 더 많음. 

 

 업무용 PC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 중에서 74.8%는 업무용 PC를 1대만 보유하고 있고,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기업은 25.2%임. 

 

 평균 PC 보유 대수는 1.8대이며,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 업체의 평균 PC 보유 대수가 2.6

대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2.1대, 도소매업이 1.4대의 순임. 

 

<그림38> 업무용 PC 보유현황 

                                                                  (단위: %) 

 

 

39.7

65.1
53.0

12.1

62.760.3
47.0

87.9

34.9 37.3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PC 보유 PC  비보유
 

 

<표20> 규모별 PC 보유 현황 

(단위: % )

사업체수 1대 2대 3대 4대 5-9대 10- 49대 50대이상

351,081   74.8 13.3 6.6 1.6 1.8 1.8 0.1

26,014     56.5 17.2 9.8 9.1 6.3 1.0 0.1

20,249     60.0 17.5 10.0 10.0 2.5 - -

5,765      44.1 16.2 9.1 6.1 19.7 4.5 0.3

325,067   76.3 13.0 6.3 1.0 1.4 1.9 0.1

300,902   78.5 12.6 5.8 0.8 0.8 1.5 -

24,165     49.0 17.9 12.2 4.0 9.6 6.6 0.75인 이상

비   제   조   업

5인 미만

5인 이상

제      조      업

전             체

5인 미만

 

 

 

 

 

평균 
1.8대 

평균 
2.1대 

평균 
1.4대 

평균 
1.1대 

평균 
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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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 수준 

 

 여성기업 중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61.4%로 가장 많고, 컴퓨터를 단

순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인 기업이 27.4%로 여성기업의 실제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

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여성기업인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보면, 컴퓨터를 전혀 이용할 줄 모르는 여성 기업인

은 전체의 37.3%로 조사되었고, 워드프로세서 정도를 이용하는 여성기업인은 19.4%, 인터

넷을 이용하는 여성기업인은 29.9%로 조사됨. 

 

<그림39> 여성기업의 정보화 수준        <그림40> 여성기업인의 정보화 수준 

 

홈페이지
구축
6.4%

네트워크
2.3%

전자
상거래
활용
2.5%

컴퓨터
이용안함
61.4%

단순
업무에
이용
27.4%

정보통신
10.0%

워드
프로세서
19.4%

전혀모름
37.3%

인터넷
29.9%사내

이메일
3.4%

 

 

<표21> 여성기업의 업종별 정보화 수준 

(단위: % )

사업체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

기업내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활용

전        체 950,506   64.7 28.9 2.4 6.7 2.6

제   조   업 39,968     38.1 52.9 7.2 21.9 3.7

5인 미만 32,399     40.6 50.0 6.3 21.9 3.1

5인 이상 7,569       27.3 65.3 11.1 21.8 6.0

비 제 조 업 910,538    65.9 27.8 2.2 6.0 2.6

5인 미만 868,213    66.9 26.9 2.0 5.6 2.6

5인 이상 42,325     45.5 47.1 6.2 16.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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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기업의 경영자 특징 

 

○ 여성기업인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45.4%로 가장 많고, 30대도 33.8%임. 

 

 여성기업인의 90.7%가 기혼상태임. 

 

 여성기업인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가 6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4년제 대

학 졸업이 22.9%로 그 다음을 차지함. 

 

 

<그림41> 여성기업인의 연령                  <그림42> 여성기업인의 혼인상태 

 

20대
4.9%

30대
33.8%

40대
45.4%

50대
13.7%

60대
이상
2.3%

 

 

<그림43> 여성기업인의 학력 

                                                             (단위: %) 

61.6

13.4

22.9

2.2

고졸이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이상

 

 

 

 경영연수 참가경험 

 

 전체 여성기업인 중에서 44.4%가 외부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음.  

기혼
90.7%

사별
2.4%

미혼
5.6%

별거
0.1%

이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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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 여성기업인의 참가 경험률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

매 및 소매업의 경우 22.2%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44> 경영연수 참가경험 

                                                                      (단위: %) 
 

44.4
33.4

47.2

72.2

55.6
66.6

77.8

52.8

27.8

22.2

전 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경험 비경험
 

 경영연수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여성기업인의 참가횟수는 1-2회가 48.6%로 가장 높음.  

 
 

 여성기업인의 평균 경영연수 참가횟수는 4회 정도이고, 기타 서비스업을 하는 여성기업인은 

평균 5.3회로 연수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2>  경영연수 프로그램 참가횟수                                               

(단위: % , 회)

경영자수 1- 2회 3- 5회 6- 9회 10회 이상 평 균

 전            체 401,945   48.6 32.6 7.6 11.2 3.9

제      조      업 12,133      64.5 19.7 13.6 2.2 2.8

도   소   매   업 66,279     35.7 37.1 12.3 14.9 4.8

숙 박 및 음 식 업 172,781    67.4 28.5 1.3 2.8 2.3

기 타 서 비 스 업 150,752    31.5 36.5 12.1 19.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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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연수프로그램 참여시 불편사항 

 

 경영연수에 참여한 여성기업인의 88.4%가 연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경영연수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연수프로그램이 많았던 점(36.6%)과 연

수내용이 불성실한 점(35.4%)에 대한 응답이 높음. 

 

<그림45>경영연수프로그램 불편사항유무   <그림46>경영연수프로그램 참여시 불편사항(복수응답) 

 

 여성기업인을 위한 별도 경영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분야 

 

 전체 여성기업인의 48.2%가 여성기업인을 위한 별도 경영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고 경영능력(54%)과 마케팅(41.8%)에 대한 경영연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음. 

 

<그림47> 여성을 위한 별도 경영연수 프로그램 필요성  

                                       (단위: %) 

필요
하다
48.2%

필요
하지
않다
51.8%

 

<표23> 업종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영연수 (복수응답) 

(단위: % )

경영자수
경영
능력

마케팅
시장
분석

정보화 세무
이익
관리

회계
경제
동향

기타

전            체 456,752 54.0 41.8 29.4 23.5 18.0 9.3 8.2 7.7 13.8

제      조      업 16,910 48.4 44.5 41.5 30.9 39.5 9.9 9.0 7.6 16.1

도   소   매    업 131,425 48.6 55.3 20.2 23.3 21.2 8.7 12.4 10.9 5.1

숙 박 및 음 식 업 173,195 54.9 37.4 41.8 15.1 16.2 13.0 5.6 8.2 15.0

기 타 서 비 스 업 135,221 58.7 33.8 20.9 33.3 14.5 5.2 7.4 3.8 20.7  

36.6 35.4

8.0 6.6 5.1 2.4

불필요한
연수

프로그램

연수
내용
불성실

연수
기관이
멀다

연수
비용이
비싸다

숙박을
해야함

기타

(단위: % )

불편
없음
11.6%

불편
있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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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성기업의 창업관련 사항 

 

 창업 동기  

 

 여성기업인들은 가계의 수입을 위해 창업을 했거나(25.9%), 자신의 사업능력을 발휘하기 위

하여(25.3%)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8> 여성기업인의 창업동기 

                                                                                 (단위: %) 

25.9 25.3

10.9 9.8

4.1 3.5
6.8

17.3

0.2

18.2

10.7

4.4 3.1

20.523.1

29.6

4.89.8

23.8 28.1

20.0

가계
수입위해

사업능력
발휘

경제적
독립

경험/지식
활용

기업체
소유욕구

여유자금
활용

기타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창업시 기능훈련 및 습득 방법(비제조) 

 

 비제조업 여성경영인들의 37.4%는 창업시 특별한 기능이 없이 창업하였으나, 34.1%는 같은 

업종의 종사자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습득하였고, 전공 또는 전 직장의 경험을 활

용한 경우는 12.6%임.  

 

<표24> 창업시 기능훈련 및 습득방법(비제조) 

                                                                               (단위: %) 

 경영자수
기능
학원을
통해서

같은 업종의
종사자로
부터

본사의
지도

전공
전직장
경험

창업
교육

기능인
고용

특별한
기능
필요없음

기타

전            체    733,841 2.8 34.1 5.6 12.6 1.4 5.1 37.4 0.9

도   소   매    업    209,142 4.5 26.3 5.4 7.3 0.6 15.1 39.9 0.9

숙 박 및 음 식 업     319,916 8.6 17.1 1.5 52.4 2.4 4.8 11.0 2.1

기 타 서 비 스 업     178,217 6.7 22.1 3.1 35.0 1.8 7.4 2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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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기관 이용 비율 

 

 창업지원기관을 알고 있었던 여성기업인은 전체의 17.5%이고, 그 중 27.3%가 실제 창업지

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의 여성기업인들 중 35.2%

가 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비율을 나타냄. 

 

<그림49> 창업지원기관 인지 여부            <그림50> 창업지원기관 이용 비율 

(단위: %) 

                                                                   

 창업시 이용한 정보제공 및 자문기관  

 

 창업시 창업상담회사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다는 여성기업인이 40.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자도 23.1%임.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46.2%)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51> 창업시 도움을 받은 창업지원기관 (복수응답) 

                                                                               (단위: %) 

40.5

23.1
16.5

6.1 3.9 2.6

23.1

46.2

15.3 15.3
20.2

0.6

19.6

0.6

55.4

28.6

0.8

17.5

37

24.1

13.7

24.1

7.6

58.9

0.90.9
14.3

0.9

창업상담회사 중소기업청 금융기관 시군구의
창업민원실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진흥공단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알고
있었다
17.5%

모르고
있었다
82.5% 27.3

15.7
22.6

35.2
22.9

72.7
84.3 77.4

64.8
77.1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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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실제로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여성기업인들은 지원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41.4%), 

관계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23.1%)을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함.  

 

<그림52>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 

41.4

23.1
13.7 13.6

8.2

66.7

33.3

49.6

24.5 24.5

1.4

37.9

12.3 12.3 12.2
17.7

7.1

27.4

8.5

25.3

39.3

지원 내용
불충분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서류의 
복잡성

지원기관 
위치 불편

기타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서비스업
 

 

 창업준비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여성기업인들은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45.3%)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지선정 및 확보(13.2%), 판로개척(10.9%)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표25> 업종별 창업준비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단위: % )

경영자수
자금
조달

입지
선정및
확보

판로
개척

인력
확보

행정
절차

사업
업종의
선정

사업
타당성
분석

기타

 전            체 710,127 45.3 13.2 10.9 9.2 4.8 4.5 3.7 9.5

제      조      업 26,078 52.2 12.0 16.4 7.5 5.5 0.2 1.0 10.1

도   소   매   업 204,439 48.6 14.0 14.3 5.7 0.9 5.4 4.0 7.2

숙 박 및 음 식 업 307,521 42.7 12.4 9.3 9.7 4.6 6.2 4.6 10.8

기 타 서 비 스 업 172,088 44.9 13.6 8.6 12.7 9.5 1.1 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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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기업인의 여성단체활동 

 

 여성단체 가입률 

 

 여성기업인의 2.0%가 여성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여성단체 가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9.5%이며, 기타 서비스업은 3.7%, 도소매

업은 1.3%, 숙박 및 음식업은 0.9%임.  

 

<그림53> 여성단체 가입률 

(단위: %) 

 

 

 여성단체활동이 도움되는 부분 

 

 여성단체 가입이 유용했던 점으로는 경영 외 친분도모(35.7%), 정보교류(26.7%), 인맥형성

(15.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54> 여성단체 가입이 유용했던 점 

                                                     (단위: %) 

 

35.7

26.7

15.0

경영외 친분도모 정보교류 인맥형성

 

2.0

9.5

1.3 0.9

3.7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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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여성기업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부분’으로 전체 여성기업인 중 64.1%가 마케팅관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

로 조사됨. 

 

 거래기업과의 마찰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58.3%)이 두번째로 높았으며, 

인사관리(47.8%) 및 자금조달(44.3%)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애로사항 중 높은 비율로 

조사됨. 

 

 정보획득에 애로를 느낀다는 응답은 34.9%, 기술개발에 애로를 느낀다는 응답은 31.9%임. 

 

 노사관계(13.1%) 또는 어음수취(6.7%)와 관련하여 애로를 느끼는 여성기업인의 비율은   

낮은 편임. 

 

<표26> 경영상 애로사항 

                                                                                    (단위: %) 

사업체수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노사관계 생산관리 자금조달

전         체 950,506    64.1 47.8 13.1 18.3 44.3

제   조  업 39,968      63.4 47.0 21.3 29.7 57.8

비 제 조 업 910,538     64.1 47.9 12.7 17.8 43.7  

 

 

사업체수 어음수취 각종규제 기술개발
경영정보
획득

거래기업과의
마찰

전         체 950,506    6.7 26.2 31.9 34.9 58.3

제   조  업 39,968      17.9 37.2 57.6 43.0 22.2

비 제 조 업 910,538     6.1 25.7 30.8 34.6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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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애로사항 및 차별적 관행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을 남성기업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56.1%의 응답자가 비슷    

하다고 하였으며 불리하다는 응답(29%)이 유리하다는 응답(14.9%)보다 높게 나타남. 

 

 여성기업인이 불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37%)으로,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6%)도 가장 낮음. 

 

 <표27> 남성 대비 여성의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경영자수 불리하다 비슷하다 유리하다

전             체 950,506      29.0 56.1 14.9

제      조      업 39,968        37.0 57.0 6.0

도   소   매   업 305,364       28.1 55.3 16.6

숙 박 및 음 식 업 386,501       28.2 57.3 14.5

기 타 서 비 스 업 218,673       30.3 54.7 15.0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이 불리한 이유로 사회적 편견(34.7%)과 가사·자녀양육 병행

(34.6%), 남성 중심의 접대문화(24.3%)를 가장 많이 지적함. 

 

<그림55> 여성기업인의 기업경영활동이 불리한 점 (복수응답) 

(단위: %) 

34.7 34.6

24.3

10.3
6.1

3.5

사회적

편견

가사

자녀양육

병행

남성중심

접대문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에서 무시

네트워크

부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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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대우 및 차별적인 관행 경험 

 

 최근 2년간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인은 전체의 9.2%임.  

 

 도소매업 분야 여성기업인의 차별대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11.7%), 숙박 및 음

식업의 여성기업인이 받은 차별대우 경험이 제일 적음(6.3%). 

  

<그림56> 업종별 차별대우 받은 경험 유무 

9.2 10.0 11.7
6.3 10.9

90.8 90.0 88.3 93.7 89.1

전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기타서비스업

차별대우 경험 있음 차별대우 경험 없음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여성기업인들은 무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73.5%), 그 

자리에서 항의를 했다는 여성기업인은 24.2%임. 감독기관에 신고를 한 비율은 1.3%에 불과

함.   

 

<그림57>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취한 행동 

(단위: %) 

0.1

0.1

0.8

1.3

24.2

73.5

남편을 통해 대응

다른이를 통해 항의

하라는 대로 했다

감독기관에 신고

그자리에서 항의

무시

 

 

 여성기업인의 가정생활과 기업활동의 관계 평가 

 

 74.9%의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활동과 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있거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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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응답자(95.7%)가 가족들이 자신의 기업경영활동을 후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업활동과 가정생활의 관계에 상관없이 여성기업인들은 가족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58> 가정생활과 기업활동의 관계            <그림59>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가족의 후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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