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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요 약

□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 및 통계 품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 IMF 및 WB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대북통계협력

방안 등 북한통계와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적 주제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북한통계를 각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실장급 북한연구자 6명,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진행해 온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연구자 4명 등을 연구에 참여시켜 이들의 

집중적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이를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국내의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샵이 개최

□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발표와 토론 및 

사색의 결과를 종합하고 집약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도달한 결론

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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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통계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 <현황과 공헌> 현재 통계청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라는 북한통계 간행물을 정

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통계 포털이라는 전자적 통계 서비스 역시 

제공  

◦ 이들 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자연지리와 인구,	경제총량과 같은 일반적 통계 데이터

에서부터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의사의 수와 같은 부분적 통계,	그리고 남북한 교류

와 경협 같은 한반도 전체의 통계 데이터 역시 포괄적으로 제공  

□ 이러한 통계청의 서비스는 북한에 관한 종합적 통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드

문 서비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국민의 대북 인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

로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  

□ <문제점 1 – 북한통계 관련 통계청의 역할>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다양한 

문제점 역시 관찰되며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

의 역할 부분 

◦ 현재 통계청은 북한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통계를 생산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통계 생산자라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의 기관들이 생산한 북한통계를 단순

히 제공받거나 수집하여 이를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발간물이나 북한통계 

포털에 게재하는 기능만을 수행 

◦ 이로 인해 북한통계에 관한한 우리사회의 통계당국인 통계청이 통계의 생산과 유

통,	배포 등 전 과정을 기획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가 발생  

□ <문제점 2 – 북한통계의 기본적 문제> 그 결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에 

대한 서비스는 통계청이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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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판단 

① 미조정의 위험:	외부의 생산통계를 그대로 게재하여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를 통계청 역시 곧바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② 주제별 과소와 과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통계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제공되는 통계

가 과다 또는 과소해진다는 사실

③ 기획의 어려움과 비체계성:	북한통계에 관한한 통계청 스스로가 일정한 기획과 계

획을 통해 품질을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④ 현실적 해결 곤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계청은 

이를 즉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 <문제점 3 –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통계청이 발표

하는 통계 간행물 등에 수록된 북한 통계는 모두 17가지의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간행물의 제목과 도표 형식의 불일치,	② Glossary의 부재,	③ 통계출처 표시,	④ 기

준이 모호한 주제 배열 순서,	⑤ 동일 범주에서의 출처별 통계 포함 범위,	⑥ 통계 

데이터의 내부적 비일관성 (internal	 inconsistency),	⑦ 각 통계 주제간 내부적 일관

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통계 지표,	⑧ 통계적 정의의 불명확성,	⑨ 통계적 정의의 

불일치성,	⑩ 부적절한 통계표,	⑪ 설명 또는 조화가 필요한 통계 지표,	⑫ 기준이 

부적절한 통계 지표,	⑬ 시계열 통계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통계표,	⑭ 기

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통계 지표,	⑮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	⑯ 소속 범주가 

이상한 통계 지표,	 ⑰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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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1] 북한 통계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의 설계

나. 개선 방안 

□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등의 정책방안을 

별도로 제시  

□ <단기 – 현 체제에서의 기술적 문제점 개선> 우선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와 같은 

간행물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

는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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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1> 통계청의 북한통계 개선 관련 정책방안

목표 정책방안

단기 

방향성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점 

최소화

1. 북한통계 간행물의 이름(변경)과 통계표 형식의 조화

2. 통계 Glossary의 작성

3. 국정원 통계의 출처 표기 및 수록 항목 변경(협의)
4. 삭제와 조정

5. 남북한 통계의 차이점에 각주의 삽입

중기 

방향성 

1

북한통계 

간행물 전면적 

개편

1. 간행물

① 제1부 -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표 형식의 변화

⋅통계청ᆞ한국은행 공동 북한 물가통계 작성 및 제공

⋅무역통계와 남북교역 통계의 조정

⋅세부 항목별 통계표의 선정 기준 확립

② 제2,3부 - 북한통계 및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여타 북한 통계와의 비교

⋅남북한 비교 통계와의 비교

③ 제4부 – 기타
⋅정례적 기타 통계의 선정과 수록

⋅특집 통계의 선정과 수록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및 제공

⋅북한통계 관련 참고 문헌 선정과 수록

2. 실행

①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TF의 구성

② 3단계 과정을 통한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1단계: 통계청 - 기본 통계 항목 설정

⋅2단계: 통계청, 전문가, 통계 생산자 – 세부통계항목 설정 통계표 형식 작성

⋅3단계: 통계청, 통계 생산자 – 통계 생산 일정, 통계전달 및 공표 일정

중기 

방향성 

2

북한통계 포털 

개선

1. Big Data – 국내(비공개) 북한통계DB들과의 연계성 확보

2. Big Data & Small Data – 북한통계 콜로키움 대상 북한 통계 수집을 

위한 정례적 소규모 연구용역 발주

3. Small Data – 국내 NGO 등 민간기구의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

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4. Big Data & Small Data – UN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 등 대

상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5. Big Data & Small Data – 의뢰

장기 

방향성

북한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업무, 역할,
위상의 재정립

1. 조직

① 국가통계위원회의 북한통계분과(소)위
② 북한통계관: 통계청

③ 북한통계 실무단: 북한통계관, 통계개발원, 전문기관, 자문위원단

④ 북한통계발전협의회

2. 업무

① 북한관련 준거 통계의 생산 기획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 북한통계 수집 및 관련 통계 DB 구축과 운영

③ 남북교류를 위한 통계적 지원 및 남북한 통계 협력 총괄

④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총괄

⑤ 북한통계관련 예산권

⑥ 북한 통계 서비스: 간행물 발간과 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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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 

① 간행물의 이름과 통계표 형식의 조화:	현재 간행물의 제목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인데 반해 이에 수록된 통계표는 남북한 비교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점을 정당화하

는 설명을 부과 

②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수록된 각 통계의 생산자들에게 해당 통계의 작성 방

법과 특징,	주의 사항 등을 집필하게 한 이후 통계청이 이를 최종 수정하고 종합한 Glossary를 구성

③ 국정원 통계 관련 출처 표시와 항목 조정:	국정원 통계의 출처를 현행처럼 통계청으

로 표시한 것을 변경하고 이 중 상대적으로 품질에 논란이 있는 항목들을 조정 

④ 삭제와 조정:	여타 통계 품질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통계 항목들은 당분간 삭제

하여 게재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  

⑤ 남북한 통계의 차이점 명기:	남북한 통계는 동일한 항목이어도 통계적 정의가 다르

게 나타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계표의 각주로 명기 

□ <중기 1 – 통계 간행물의 전면적 개편>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통계 간행물의 발간 

목적과 체제 및 구성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 

□ 우선 통계청이 북한통계에 대한 정례적 간행물을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준거 통계’를 선정하고 이의 성격과 특징을 분

명히 하는 것에 초점 

◦ 따라서 동 준거 통계는 국정원,	통일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정책적 목적으로 생산하는 북한통계를 의미 (이러한 기존의 통계에 더해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북한물가통계를 새로이 작성하여 발표)	
□ 이에 따라 새로운 통계 간행물 역시 이러한 준거 통계를 소개하는 부분과 이를 

여타의 북한통계와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을 비교하는 부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부분에 걸맞은 통계항목과 작성방법

을 개발 

① 제1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	통계표 형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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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한국은행 공동 북한 물가통계 작성 및 제공-	무역통계와 남북교역 통계의 조정-	세부 항목별 통계표의 선정 기준 확립

② 제2,	 3부:	북한통계 및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여타 북한 통계와의 비교-	남북한 비교 통계와의 비교

③ 제4부:	기타-	정례적 기타 통계의 선정과 수록-	특집 통계의 선정과 수록-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및 제공-	북한통계 관련 참고 문헌 선정과 수록

□ 이러한 통계 간행물의 개편 작업은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그리고 북한통계 콜로

키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모두 종합한 개편 TF를 구성하여 실행 

□ <중기 2 – 북한통계 포털의 개선> 중기적으로 북한통계 포털 역시 개선하되 동 

포털은 통계 간행물과는 달리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이의 북한통계 수집과 정리

과정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정 

◦ 특히 개선하려는 북한통계 수집의 대상을 북한당국이 생산하는 공식통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현재 Big	 Data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통계를 Small	 Data까
지 확대 

□ 이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의 개선 작업을 수행 

① Big	 Data:	국내(비공개)	북한통계 DB들과의 연계성 확보

② Big	 Data	 &	 Small	 Data:	북한통계 콜로키움 대상 북한 통계 수집을 위한 정례적 소규

모 연구용역 발주

③ Small	 Data:	국내 NGO	등 민간기구의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④ Big	 Data	 &	 Small	 Data:	 UN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	등 대상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⑤ Big	 Data	 &	 Small	 Data:	국내외 기관들에게 관련한 북한 데이터 수집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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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재정립과 남북통계협력 

가. 북한통계업무 재정립 방안 (장기 방안)

□ 한편 현재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가 가지는 제반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북

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의 개선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통계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앞서의 단기,	중기 개선방안에 더해 장기적인 통계

청의 북한통계 서비스 및 통계품질 개선방안으로 제시 

□ <위상과 목표> 먼저 통계청은 우리사회의 통계당국으로서 북한통계에 있어서도 

이의 생산과 유통, 공표 및 활용 등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는 

위상을 갖추며 이를 위해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업무 목표를 네 가지로 

선정

<목표>

A. 북한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수집⋅제공 등을 통한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B.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북한관련 ‘준거 통계’의 선정과 생산  

C. 북한당국과 민간의 통계능력 향상 및 남북한 교류확대, 통일 대비를 위한 남북 통계협력

D. 북한 및 북한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증진 

□ <조직> 또한 이를 위해 통계청 내부에 북한통계관 직위를 신설하여, 해당 통계관

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문과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북한통계

실무단과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 지휘하여 제반 업무를 진행  

□ <업무 및 권한> 그리고 북한통계관은 북한통계에 대한 여섯 가지의 주요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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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처리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 역시 보유 

① 북한관련 준거 통계의 생산⋅기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 북한통계 수집 및 관련 통계 DB	구축과 운영

③ 남북교류를 위한 통계적 지원 및 남북한 통계 협력 총괄

④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총괄

⑤ 북한통계 관련 예산권

⑥ 북한 통계 서비스:	간행물 발간과 통계포털

[요약 그림 2]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배경 및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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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3] 통계청의 북한 통계 관련 조직

나. 남북통계협력 방안 

□ 이처럼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면 이를 토대로 남

북한 통계협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되 이를 위해 세 가지의 기본적 협력 방안을 

모색 

□ <기본 프로그램> 먼저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통계협력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통계당국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

행할 수 있는 남북통계 기본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압축 

① 2023년 남북한 공동/동시 인구 센서스 실시 및 결과의 공동 발표:	제4차 남북 정상

회담의 주요 사회경제 협력 관련 논의 아젠다로 추진

②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통계 작성 공표에 대한 협약: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세관 공동 협약

③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상호간 기초 통계 제공 협약: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중앙은행 공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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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프로그램>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앞으로의 남

북통계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또 다른 세 가지의 제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①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에서의 독립적인 통계 분과 또는 총괄 분과의 중요 상설제도

로서의 통계협력소위 구축 

②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단일 통계 보고표(매뉴얼)	작성 및 공동 관련 통계 조사 

협력 사업 정례화 채널 구축

③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상설 통계 협력 사무소 개설 운영(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

북한 세관 공동)
□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의 통계능력 함양과 북한통계의 품질 개선,

남북한 통계통합을 대비한 대북 지식 전수 및 통계장비 확충 등 지식 인프라 협

력사업 역시 전개

① 대북 통계 KSP	제공 및 통계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한 상호 및 남북한-UNDP(또는 WB)	공동 협력 프로그램

② 북한의 통계 발간물(해외)	간행 지원 프로그램 

③ 대북 통계 장비 지원 프로그램 

3.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방안 

□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대북통계협력 사업은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미

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은 보다 정교한 전략과 프로

그램으로 추진될 필요 

□ <방향 및 전략>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① 한국정부의 기존 국제 네트워크 활용 

우선, ② 국제적 협력 플랫폼 구축 우선, ③ 북한의 IMF/WB 가입 이전 시기 사업 

우선, ④ 국제적 협력 파트너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접근 등의 전략과 방향성으

로 전개 

□ <4대 주요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네 가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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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 

①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위한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협약 

② 대북 활동 UN기구 대상 정례적 비공개 서울(런던)포럼 발족 및 통계청이 주관하는 

통계 세션의 운영 

③ 국제 NGO	및 교육기관 주관 북한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남북한 통계협력 논의

의 장으로 활용(싱가포르 이니셔티브)	
④ 취약국(북한)	통계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Trust	 Fund	 for	 Statistical	Development	 of	 Fragile	 Countries)의 창설과 운영 

□ <세부 협력 프로그램> 물론 이러한 4대 주요 협력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각각의 국제적 협력 파트너에 상응하는 보다 세분화 된 협력 프로그램 역시 

제안

① UN	등 국제기구 대상 프로그램 -	 UNDP/WFP/FAO/WHO	대상 국제적 북한(경제)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사실상의 용

역 사업’	발주(제2의 MICs	정례화)-	 UNFPA와의 북한 인구 통계 프로그램 실행-	 IFAD와의 북한 농촌 삼림 환경 조사 실시-	 UNDP/GTI	공동 두만강 유역 국가 경제 현황 조사 및 관련 통계 컨퍼런스 개최

② 국제 NGO	및 학술 교육단체 대상 프로그램 -	 ‘(기재부-KIEP)	두만강 포럼’에서의 정례 통계 세션 구축 -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교육기관과의 북한경제 인력에 대한 통계 교육 프로그

램 공동 개발(통계 개발원 주관)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소 주관(북한 포함)	동북아 인구(이동),	환경,	질병,	기후,	교역

에 대한 통계 가이드북 편찬 및 이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

③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 대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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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참고 표 1> 연구 참여진 및 국내 세미나 목록

일시 및 장소 주 제 발표자

1차

세미나

(1) 2019년 4월 30일(화),
10:00-16:2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소나무실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개선

방안>

① 군사분야⋅농림수산업⋅보건

② 통계청 발표 북한통계의 기

술적 문제

③ 인구⋅에너지⋅경제총량⋅
대외거래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선

임연구위원)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최지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차

세미나

(1) 2019년 5월 21일(화),
10:00-12:0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소나무실

<북한의 경제총량 통계>

① GDP, 성장률

② 재정(예산), 환율

③ 물가

⋅최지영(상동)
⋅김규철(KDI 부연구위원)

3차

세미나

(1) 2019년 6월 4일(화),
14:00-16:00

(2) 세종 KDI 4층 소회의실

<북한의 인구 통계>
⋅이석(KDI 선임연구위원)
⋅전광희(충남대학교 교수)

4차

세미나

(1) 2019년 8월 2일(금),
14:00-17:0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3층 재스민실

<북한통계와 관련한 네가지 

질문>

① 북한통계관련 통계청의 기

본임무

② 북한통계관련 통계청의 구

체적 기능

③ 북한통계 관련 조직과 기관

④ 북한 통계 업무의 법적 근

거와 개선 과제

⋅김병연(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한양대학교 교수)

5차

세미나

(1) 2019년 8월 30일(금),
14:30-15:45

(2) 서울 남학당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
⋅김병연(서울대학교 교수)
⋅이석(KDI 선임연구위원)





<제1부>

북한통계 품질 평가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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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1. 목적

□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세 가

지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  

◦ 첫째,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북한통계 서비스와 통계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

할 수 있으며 개선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 둘째,	현재와 미래의 남북교류 및 경협,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통계적 통합을 준비

하기 위해서는 남북통계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 셋째,	북한의 IMF	및 World	 Bank	가입 등 국제사회로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다양한 

통계적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 대북통계협력 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어떻게 대응하고 이끌고 

가야만 하는가?		
□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비단 통계청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

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대북문제 해결에 있

어서도 매우 근원적이고 중대한 이슈라는 판단 – 통계는 특성상 그것이 없다면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징을 보이

기 때문  

◦ 예를 들어,	우리사회가 아무리 남북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해도 그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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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관련 통계가 없다면 관계 증진의 폭과 범위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 현실  

◦ 또한 역으로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와 세계경제질서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를 위한 

적정 수준의 통계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처럼 중요한 북한통계 관련 이슈들에 대해 비록 아주 상세

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강건하고, 내용의 현실 확장성이 풍부한 다양한 토론

과 사고의 결과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정  

2. 설계 

□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이슈들을 토론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결과들을 도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 실제로 위의 질문 또는 이슈들을 

연구하기에는 여러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 

□ 실제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위와 같은 질문들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서는 네 가지의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

① 주제의 복합성:	본 보고서는 하나의 단일한 연구 주제를 탐구한다기 보다는 실질적

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제들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특징을 보유 -	본 보고

서의 작업에 할당된 몇 개월의 기간과 한정된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구

의 진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미 

② 분석 대상의 광범위성:	또한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대상인 통계청의 북한통계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구 및 자연지리에서부터 에너지와 의사 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제반 사회경제현실을 모두 다루는 광범위한 분야 – 따라서 이 

모두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 

③ 연구자의 제한성:	더욱이 이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자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북한 연구자는 소수이며,	이중 북한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는 더욱 소수 

④ 국제적 파트너의 의견 필요성:	또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경우 

이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

수적이나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제1장  서론 5

[그림 1-1] 연구의 특징과 난점

□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서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연구진과 연구 과

정을 설계  

□ 우선 연구진은 KDI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연구 기획 및 집필진’과 연구 

참여진을 구분하고, 이중 연구 참여진은 다시 국내 참여진과 해외 참여진으로 

구분

□ 이와 관련 먼저 국내의 연구 참여진은 각 분야별 북한통계의 최고 전문가들인 

한국의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실장급 연구자와 대학의 북한 연구자들로 구성하여 

다음의 역할을 부과 

◦ 첫째,	통계청이 제공하는 각 분야별 북한통계 서비스와 통계 품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 둘째,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바람직한 역할과 위상,	그리고 기능에 대한 토론 

◦ 셋째,	남북통계협력의 가능성과 잠재적 협력 프로그램 논의 

□ 마지막으로 KDI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 기획 및 집필진은 전체 연구과

정을 조직하고, 연구 결과들을 정리 압축하며, 이를 토대로 최종 집필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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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담당 

① 전체 연구과정의 기획 및 각 과정의 결과물들을 정리하여 집약 

② 상기 과정에서 불충분하거나 제외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 수행	
③ 이상의 모든 결과물 등을 집대성하여 본 보고서를 집필 

<표 1-1> 연구진의 구성

기획 및 집필진 참여진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슬기 

(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現 뉴욕주립대)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전광희

(충남대학교 교수)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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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상과 같은 연구진들을 통해 실제의 연구는 모두 3단계로 진행 

□ <1단계> 국내의 연구 참여진들이 모두 참여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 서

비스와 통계의 품질을 각 분야별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세

미나의 실시 단계 – 이러한 세미나는 한 차례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과 

연구 기획 및 집필진이 중심이 되어 필요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도 지속적으

로 진행  

□ <2단계> 국내의 연구 참여진들과 연구 기획 및 집필진이 일종의 집담회를 통해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의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남북경협 

방안을 탐구 

◦ 이러한 집담회가 앞서의 세미나와 다른 점은 전자의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해

당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 기획 및 집필진이 제시하는 

공통의 주제 (ex.	북한통계 업무와 관련된 통계청의 위상과 목표)에 대해 연구 참여

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사고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 토론하는 방식이라는 사실

□ <3단계> 이상의 모든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한 이후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를 집필하는 단계 

<표 1-2> 국내 연구 세미나 및 집담회 목록

일시 및 장소 주 제 발표자

1차

세미나

(1) 2019년 4월 30일(화),
10:00-16:2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소나무실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 개선

방안>

① 군사분야⋅농림수산업⋅보건

② 통계청 발표 북한통계의 기

술적 문제

③ 인구⋅에너지⋅경제총량⋅
대외거래

⋅김경술(에너지경제연구원 선

임연구위원)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남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최지영(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차

세미나

(1) 2019년 5월 21일(화),
10:00-12:0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북한의 경제총량 통계>

① GDP, 성장률

② 재정(예산), 환율

⋅최지영(상동)
⋅김규철(KDI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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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  

□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집필된 것이므로 그 구성과 형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 <제1부> 먼저 여기에서의 서론 이후 전개되는 본론의 제1부는 통계청이 제공하

는 북한통계 서비스 및 통계품질을 평가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탐구한 결과를 제

시 

□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과 북한통계포털의 내용을 분석

하여, 그 의미와 공헌을 분석하는 동시에 상응하는 문제점들을 파악    

□ 그리고 이를 기초로 3장에서는 동 통계 간행물과 포털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크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별도로 제안 

단지 소나무실 ③ 물가

3차

세미나

(1) 2019년 6월 4일(화),
14:00-16:00

(2) 세종 KDI 4층 소회의실

<북한의 인구 통계>
⋅이석(KDI 선임연구위원)
⋅전광희(충남대학교 교수)

4차

세미나

(1) 2019년 8월 2일(금),
14:00-17:00

(2) 서울 글로벌지식협력

단지 3층 재스민실

<북한통계와 관련한 네가지 

질문>

① 북한통계관련 통계청의 기

본임무

② 북한통계관련 통계청의 구

체적 기능

③ 북한통계 관련 조직과 기관

④ 북한 통계 업무의 법적 근

거와 개선 과제

⋅김병연(서울대학교 교수)
⋅김석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장형수(한양대학교 교수)

5차

세미나

(1) 2019년 8월 30일(금),
14:30-15:45

(2) 서울 남학당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
⋅김병연(서울대학교 교수)
⋅이석(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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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다음으로는 2부에서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를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

로 남북통계협력의 가능성과 주요 프로그램들을 개발 

□ 4장에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기능, 역할 그

리고 조직 등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이의 현실적 의미를 음미   

□ 5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통계청의 업무에 기반한 남북통계협력 방안을 기본 

프로그램, 제도 프로그램, 그리고 지식 및 인프라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안 

□ <제3부> 마지막으로 3부에서 통계청이 주도하는 국제적 대북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6장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능한 4대 주요 협력프로그램을 필두로 UN 산하 

기구, 국제적 NGO 등 각각의 협력 파트너에 맞는 별도의 세부 프로그램 역시 개

발하여 제안 

□ 그리고 7장에서는 북한과의 국제적 통계협력의 이슈와 과정, 그리고 현실적 가능

성을 집약하여 제시 

□ 최종적으로 8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 





제2장  통계청의 북한통계 품질 증진방안 11

제2장

통계청의 북한통계 품질 증진방안

김슬기 (뉴욕주립대학교)

제1절  현황

1. 구성

□ 현재 통계청은 간행물인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와 통계포털인 “북한통계” 두 가

지 방식을 통하여 북한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통계포털 “북한통계”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주제별로, 또는 국제기구별로 통계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이와 더불어1993년과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통계자료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 반면, 간행물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는 통계포털의 주제별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 이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통계포털과 매우 비슷함.

2. 특징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는 통계 생산의 주체, 통계의 목적, 주제 선정 및 

제공 기준, 주제별 대상 통계 선정 및 제공 기준 등에서 특징이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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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통계

◦ 북한통계는 수집 및 발표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통계청,	국정원 

등에서 수집하고 제공하는 국내통계와 UN	 (United	 Nation)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주체가 되는 해외통계,	북한당국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가 존재

◦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북한통계의 비중은 국내통계 – 해외통계 -	북한(공식)통계 순

으로 정리될 수 있음.	
◦ 특히,	북한(공식)통계는 인구 센서스 자료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

2) 목적

◦ 통계청의 북한통계포털의 목적은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북한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각종 북한 관련 통계

자료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와 더불어,	북한통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북한통계 관련 간행물,	북한통계 용어에 대한 설명 등 부가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어,	북한통계 포털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간행물의 경우,	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통계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선별 기준이 불명확하여 간행물 출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

기 어려움.
3) 주제 선정 및 제공 기준

◦ 북한통계포털과 간행물 모두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의 주제 선정 기

준과 서비스의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 현재 통계청의 북한통계는 자연환경,	인구,	농림수산업,	광공업,	대외거래,	경제총량,	

사회간접자본,	교육,	에너지,	보건,	남북한 교류,	남북한 교역,	수교국 및 국제기구 

가입 현황,	기타의 총 14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음.
◦ 수집가능한 모든 통계를 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주제의 중요성,	통계의 신뢰성 등

의 명확한 기준을 통해 선별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통계청의 북한통계는 이러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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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선정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불명확한 기준으로 통계를 선정하여 제공할 경우,	제공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가 아예 없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교육과 보건은 북한통계 항목으로 선정되어 자세한 통계가 제공되어 있

지만,	물가나 가격 등 관련 통계는 아예 제공하고 있지 않아 비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나 가격 관련 자료는 아예 존재하지 않다고 오해할 수 있음.
◦ 하지만,	물가나 가격 정보도 DailyNK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이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란 판단

4) 주제별 대상 통계 선정 및 제공 기준

◦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통계는 그 수집 및 생산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가

능한데,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는 국내통계,	해외통계,	
북한(공식)통계가 모두 수집되어 수록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한 가지 주체의 

통계만 수록되어 있음.
◦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모든 주체의 통계가 제공되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한 

주체의 통계만 제공될 경우,	제공되지 않는 주체의 통계는 그 주제에 대한 통계를 

생산 및 수집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인구 관련 데이터는 국내,	해외,	북한(공식)통계가 제공되고 있지만 농업 

및 광업 등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내통계만 유일한 출처로 사용되고 있음.
□ 이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현재 통계청은 국내외로 산재되어 있는 북한과 관련 

모든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제공 

기준이나 목적 등이 모호하여 사용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

3. 통계청의 제한적 역할

□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특징과 문제점은 어디서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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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요인은 북한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역할 때문으로 판단

□ 먼저, 통계청은 통계당국으로서 통계 생산 및 발표와 관련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통계 관련 최고의 권한을 보유함.

◦ 통계 설계 및 기획 (누가/어떻게/발표 시점 등)과 각 기관 사이의 역할을 분담 및 

조정하는 기능 (각 통계는 누가 만들 것인가)	등 전반적인 통계 기획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

□ 하지만, 북한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통계 수집 및 생산에 대해 전반적인 권

한을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이나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이 북한통계의 주요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북한 통계관련 설계,	조정,	기획 단계 등에서 제

외되는 경우가 존재

◦ 점차적으로 통계청의 북한통계 수집자로서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통계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의 참여는 제한적 – 특히 북한통계 수집에 취약한 것으

로 판단

□ 그 결과 통계청은 북한통계 생산자들이 제공하거나 또는 이들로부터 독자 수집

한 통계들을 단순 집약하여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북한통계 관련하여서는 

통계당국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수집 및 생산한 통계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4. 세 가지 +α의 한계

□ 이처럼 통계청은 북한통계와 관련해서는 통계 기획자나 생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타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려움과 이로 인한 여러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발생

□ 첫번째, 북한통계 미조정의 위험

◦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통계청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북한통계를 통계포털과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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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통계청이 직접 생산이나 기획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에 해당 통계의 구체적인 수집 방법이나 정의 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음 -	따라

서 별다른 조정없이 그대로 대중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런 경우 다음의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가장 큰 위험은 타 기관에서 생산하였지만 통계청을 통해 발표된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시,	통계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또한,	여러 기관에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한 통계를 수집하여 함께 제공

하는 경우,	같은 주제 내 세부통계 간 불일치의 위험이 존재.*	예를 들어,	인구는 다양한 기법과 가정을 기반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현재 통계청은 

통계청의 인구 통계와 UN의 인구 통계를 별다른 재조정 없이 혼합하여 제공하고 있음.-	또한,	통계적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북한에서의 의사 개념과 남한에서의 의사 개념이 다른데 이를 특별한 설명

이나 조정없이 비교할 시 두 국가의 의사 개념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할 

수 있음.	 	
□ 두번째, 통계자료의 주제별 과소(누락)와 과다의 문제

◦ 어떤 주제의 경우에는 통계가 상대적으로 너무 풍부하여 상호간 불일치의 문제가 

제기되는 반면,	어떤 주제에서는 통계 자체가 아예 존재하기 않거나 매우 미미-	예를 들어,	농림수산업 분야에는 과일류 생산량,	채소류 생산량,	밤 생산량 등 상세한 

제공되는 반면 물가 자료는 아예 제공되지 않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 주제의 중

요성과 해당 주제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의 양이 비례하지 않음.	
□ 세번째, 기획의 어려움과 비체계성

◦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역할의 한계로 현재로서는 통계청이 주체적으로 필요한 통계

의 범주와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통계 기획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생산된 통계를 일정 범주

와 주제로 정리하여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그 결과 북한통계의 생산 및 수집,	통계 분류,	통계 제공 자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

를 갖춘 시스템으로 보이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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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여기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해결하고 통계청이 북한통계의 기획자로서 그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점.

제2절  문제점

□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한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서비스에 다양한 문제

들을 야기

□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세 가지 한계를 통계청 북한통계 서비스의 근본적 문제

로 설정하는 한편 이로부터 야기되는 다양한 여타의 문제들을 통계청 북한통계 

서비스의 제반 기술적 문제들로 선정

◦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한계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점 중 현재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들에 집중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앞으로 논의될 기술적 문제들은 통계청을 통해 제공되는 

각각의 북한통계가 갖는 현실 적합성 유무 또는 이의 신뢰성 문제는 다루지 않는

다는 점임.

◦ 이러한 각각의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

□ 따라서 여기에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한계

나 문제점 대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만을 토론할 예정

□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통계포털보다는 간행물에서 더 명확히 관찰되고 있어 가장 최근

에 발표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간행물에 집중하여 17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논의하고자 함.

□ 특히, 다음의 17가지의 문제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서비스의 효율

성 및 이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계청의 북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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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비교적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간행물의 제목과 도표 형식의 불일치

□ 통계청은 1995-2006년에는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이름으로, 2007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라는 이름으로 매년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음.

□ 이 기간 간행물 제목이 “남북한”에서 “북한”으로 바뀌었지만 [그림 2-1]과 같이 여

전히 주요통계지표 및 대부분의 통계에 대하여 남북한을 비교하는 형식은 유지

하고 있음.

[그림 2-1] 남북한 비교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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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한의 경우, 매우 많은 통계에 남한과는 다른 정의와 개념을 사용되기 

때문에 남북한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형식으로 북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

적절한 접근인 것으로 판단

◦ 물론,	주석을 통해 몇몇 통계에 대한 남북한 통계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지만,	또 다른 통계에 대하여서 이러한 설명이 없어 이들에 대해

서는 남북의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함.
□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행물의 제목과 일치하도록 북한의 통계를 제

공하는 데에 집중하고 몇몇 주요 통계 주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남한과 북한

을 비교해놓은 표를 제시하고 각각 통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

2. Glossary의 부재

□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통계에 사용된 정의와 개념은 북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나 정의와는 다른 경우가 다수 

□ 하지만 현재 통계청의 북한포털이나 간행물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북한통계의 용

어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Glossary가 부재

□ [그림 2-2]는 간행물의 “6-1. 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 표인데, 해당 자료에 대해

서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라는 매우 기본적

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반면,	해당 통계자료를 생산한 한국은행의 경우,	추정방법에 대해 “북한 경제성장률

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적용하여 추정”이라고 덧붙이며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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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lossary 부재 예시

 

□ 또한, [그림 2-3]은 UN이 자신들의 통계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ssary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UN은 여타 국가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공하

고 있는데, Glossary를 통해 각 통계의 명확한 정의와 추정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어 교차검증이나 여러 국가의 통계를 비교하는 것이 용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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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UN의 Glossary 예시

3. 통계출처 표시

□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생산자가 통계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계

청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오류 및 여타 제반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통계청에 

위임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그림 2-4]는 간행물의 “4-4. 석탄 생산량” 표인데, 해당 통계는 통계청이 아닌 국

정원이 수집하여 모은 자료를 통계청이 제공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련된 책임 또한 통계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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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불명확한 통계출처 표시 예시 1

□ 특히, 이러한 불명확한 통계출처는 민감한 통계자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

켜 통계청에 보다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2-5]의 “9-1. 원유수입량 및 정제능력” 표는 통계청이 출처로 표

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국정원이 2014년부터 중국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한 수

치를 통계청을 통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와 같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러한 

민감한 주제의 통계 출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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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불명확한 통계출처 표시 예시 2

4. 기준이 모호한 주제 배열 순서

□ 간행물과 통계포털 모두에서 북한통계를 14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제 배열 순서가 각 통계의 중요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예를 들어, 간행물의 주제 배열 순서를 보면 “농림수산업”이 세 번째, 그리고 “경

제총량”이 여섯 번째에 위치되어 있음.

◦ 하지만,	통계의 개념이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경제총량이 농림수산업보다 상위개

념으로 이를 먼저 위치시키거나 농림수산업을 경제총량의 하위통계로 제시하는 것

이 보다 자연스러운 배치라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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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준이 모호한 주제 배열 순서 예시

 

□ 지금과 같이 명확한 기준없이 주제를 배열할 경우,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5. 동일 범주에서의 출처별 통계 포함 범위

□ 앞서 언급했다시피 북한통계는 통계 생산자에 따라 국내통계, 해외통계, 북한(공식)통계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통계청이 간행물이나 통계포탈을 통해 제공하는 통

계는 어떤 기준을 통해 어떤 생산자의 통계가 포함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

□ 이러한 문제는 통계청의 통계와 UN의 통계를 별 설명없이 혼합하여 제공하는 인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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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뚜렷하게 관찰됨.

□ <표 2-1>은 간행물과 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인구” 범주에 포함된 각 세부통계의 자료 

출처와 UN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리하여 제시함.

□ 이에 따르면 통계청의 북한 인구통계는 통계청과 UN이 주요 통계 생산자임을 

알 수 있는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청 통계를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UN

및 UN 산하 기관의 통계가 사용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이나 영아사망률에 대해서는 UN의 통계자료를 제공하지만,	
총인구,	성별 인구 등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의 자료가 사용됨.

□ 이렇게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통계 생산자의 통계자료를 한 주제 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어떤 출처의 통계자료가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

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함.

□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각 통계에 대한 출처 선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각 

통계 생산자가 보유한 통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

◦ 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이나 영아사망률은 UN의 통계자료가 쓰였지만 총인구,	성별 

인구 등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UN은 북한 총인구나 성별 인구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음.
□ 혹은, 북한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다른 주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통

계청이 그 기관의 특정 주제의 통계만 제공하는 경우, 일반 사용자는 통계청의 

발간물에 포함된 통계와 제외된 통계 간 신뢰성이나 정확성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존재

◦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UN의 총인구나 성별 인구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UN의 자료가 통계청의 자료보다 신뢰성이나 정확성 등에서 부족하기 때문인 것인

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음.
◦ 혹은,	통계청의 북한통계에 포함되어 있는 UN의 합계출산율이나 영아사망률은 신

뢰할만 하지만 제외된 총인구나 성별 인구 자료는 비교적 덜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

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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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표 2-1>을 보면 인구 주제에서 만큼은 하나의 통계 생산자로 그 출처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 

◦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한 세부항목 통계에 대해서 UN에서도 동 항목의 자료를 제공

하기 때문에 대부분 UN의 통계로 일치시킬 수 있으며,	반면 여러 인구학적 방법론

과 북한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UN이 제공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통계

청이 추정하여 모든 통계항목을 통계청의 자료로 일치시키는 것이 가능

□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통계 생산자의 자료로 모든 세부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 생산자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

□ 뿐만 아니라, <표 2-1>에 따르면 다른 출처의 통계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동일

한 범주 내에서 각 통계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 또한 출

처별 통계 간 기간이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

<표 2-1> 통계청의 북한인구 관련 세부통계 및 자료 출처

세부항목 자료 출처
UN의 해당 통계 

제공 여부
수록 기간

인구 통계청 ○ 1999~2017

인구 밀도 통계청 ○ 1999~2017

성별 인구 및 성비 통계청 ○ 1999~2017

분단 이후 출생인구 통계청 1999~2017

15~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UN ○ 1960~2065

합계출산율 UN ○ 1950~2060

영아사망률 UN ○ 1950~2060

5세 이하 사망자 UNICEF ○ 1987~2017

성별 사망자 수 UN ○ 1970~2060

주요 도시 인구 UN ○ 1972~2020

도시화율 UN ○ 1952~2020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1965~2017

주택의 형태별 가구수 UNFP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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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성별 인구 및 성비는 1999~2017년까지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만 15~	49세 여성 인구 수 및 비율은 1960~2065년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어 각 세부항목

별 기간의 격차가 매우 큼.
6. 통계 데이터의 내부적 비일관성 (internal inconsistency)

□ 앞서 언급된 ‘동일 범주에서의 출처별 통계 포함 범위’와 비슷한 맥락의 또 다른 문제점

은 여러 출처 혹은 생산자의 통계를 혼합하여 별다른 재조정 없이 제공할 경우, 각 출처

마다 사용된 정의나 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통계 간 내부적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 예를 들어, [그림 2-7]은 “2-3. 성별 인구 및 성비”, “2-5. 15~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 “2-9.

성별 사망자 수” 표와 각 통계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7] 통계 데이터의 내부적 비일관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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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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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이나 가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통계청과 UN

의 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이 추계한 “성별 인구”와 UN에서 추계한 “15~49세 

여성인구 수 및 비율”이나 “성별 사망자 수” 간 내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실 통계청의 북한인구 추계는 1993년과 2008년 북한 센서스 자료를 기초로 하는 반면,

UN의 세계인구추계 (World Population Prospects)는 1993과 2008년 북한 센서스 자료와 더불

어 2014년 북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

Economic Demographic Health Survey) 자료까지 사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각 출처의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

가 있음.

7. 각 통계 주제간 내부적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통계 지표

□ 앞서 언급한 문제점은 동일한 주제 내 세부통계 간 내부적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라면, 이번에 논의할 문제점은 다른 주제 범주 간 세부통계의 내부적 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임.

□ 예시로 [그림 2-8]에 따르면 “5-2. 수출입액”은 남북한 교역액을 제외한 KOTRA (한국무

역투자진흥공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9-6. 무연탄 수출입”은 UN의 자료를 제공하

고 있음.

□ UN과 KOTRA 모두 품목분류 기준코드로 HS코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

어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UN

의 무역 데이터는 자료가 방대한 대신 북한과 남한을 혼동하여 남한의 무역데이터를 북

한에 포함시키는 등 오류가 존재하는 한편, KOTRA는 각국 세관의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취합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정 작업을 진행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

□ 이러한 경우, 수출입액과 무연탄 수출입이 사실상 서로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작

성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 상호간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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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각 통계 주제간 내부적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통계 지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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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른 주제에 속해 있지만 서로 연관이 있는 세부통계에 대해 다른 출처

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각 통계가 서로 조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

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

8. 통계적 정의의 불명확성

□ 앞서 두번째 문제점으로 언급된 Glossary의 부재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점으로, 통계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

□ 예를 들어, [그림 2-9]는 “10-2. 북한의 의사 및 약사 수”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표만 

본다면 인구 만 명당 의사, 약사 수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심지어 북한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

□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북한과 남한 간 보건의료인력 시스템과 그 정의가 매우 다르다는 

점임.

□ 한 예로,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의사도 남한과 비슷하게 의과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가 될 수 있지만, 남한과는 달리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의사 자격이 주어지며, 또한 의사

에 비해 치료 및 진료의 영역이 제한적인 준의사 제도도 존재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남북한 간 의사 및 약사 수를 비교하는 표를 제시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정의에서의 차이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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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통계적 정의의 불명확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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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적 정의의 불일치성

□ 한 가지 가장 중대한 북한통계의 문제점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의 양 

자체가 매우 적으며, 어떤 주요 통계 분야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접근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

□ 예를 들어, 북한은 1965년 이후 무역통계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과 교류하는 상대국이 발표하는 무역통계를 토대로 거울통계 (mirror data)를 작성하여 북

한의 무역을 추정하고 있음.

□ [그림 2-10]의 북한의 수출액은 사실상 무역상대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액수

를 의미하며, 북한의 수입액은 무역상대국들이 북한에 수출한 금액에 근거한 것임.

[그림 2-10] 통계적 정의의 불일치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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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울통계를 이용하여 그대로 상대국의 수입액, 수출액을 북한의 수출액, 수입액

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존재

□ 사실 수출액은 FOB (운임, 보험료 제외), 수입액은 CIF (운임, 보험료 포함)로 집계함에 

따라 보통 한 국가의 수출액이 교역상대국의 수입액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

□ 중요한 것은 무역통계 자료 출처인 KOTRA는 현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제공하

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상대국의 수출액을 북한의 수입액으로, 상대국의 수입액을 

북한의 수출액으로 가정하는 것은 통계적 정의와 제공되는 통계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 또한, 현재처럼 북한의 무역수치를 남한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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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적절한 통계표

□ 북한과 관련하여 가용가능한 통계의 양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부통계에 

대해 시계열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접근 가능한 통계 기간이 한정적일 경우, 시계열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제공하거나 아예 시계열 형식을 수정할 필요

가 있음.

□ 하지만 현재 통계청의 간행물에서는 일정기간 관련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형식을 유지하는 조금은 부적절한 통계표가 관찰됨.

□ 예를 들어, [그림 2-11] “3-2. 농가인구 및 농가인구 비중” 통계표를 자세히 보면 1999년부

터 남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북한의 수치는 2009년 이후 거의 10

여 년간 공란 처리가 되고 있음.

□ 이처럼 오랜 기간 수치가 제공되지 않는 통계는 시계열 통계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어려운 통계에 대해 통계청 자체적으로 

추정치를 계산하여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제공할 것

인데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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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부적절한 통계표 예시

11. 출처 간 수치의 조화가 필요한 통계 지표

□ 현재 통계청 북한통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자료를 총 1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비슷한 주제의 통계임에도 출처에 따라 수치 간 큰 차이가 발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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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해당 통계에 대한 혼란

이 발생할 수 있음.

[그림 2-12] 출처 간 수치의 조화가 필요한 통계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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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그림 2-12]는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해있는 “4-1. 광

공업생산지수”의 증감률과 여섯 번째 위치한 “경제총량”에 포함되어 있는 “6-2. 경제활동

별 국내총생산”의 광공업 성장률을 비교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2006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

가 관찰되나 산업별 성장률의 광공업의 성장률은 1997년과 2017년 사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물론, 광공업생산지수와 광공업 국내총생산량이 동일한 개념은 아님.

□ 또한, 광공업생산지수는 2015년 수치를 기준으로 통계청에 의해 작성되었고, 산업별 성

장률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통계표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 하지만 한 간행물에서 제공되는 비슷한 주제의 통계자료 간 부조화가 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조화를 조정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2. 기준이 부적절한 통계 지표

□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표가 존재하는 통계의 경우, 그중 가장 적절한 지표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북한통계에 사용되는 지표가 적절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예를 들어, [그림 2-13]은 “5-7. 대미환율”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미환율은 북한은 무역환율을 기준으로, 남한은 연평균 기준 환율

을 사용하고 비교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북한에서는 무역환율이 활용되지 않으며, 장마당에서 정해지는 시

장환율이 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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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기준이 부적절한 통계 지표 예시

◦ 사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그림 2-14]와 같이 주요 장마당의 시장환율을 제공하고 

있는 “DailyNK”의 값을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하나 이상의 기준이 존재하는 통계의 경우,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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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DailyNK의 시장환율 

13. 시계열 통계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통계표

□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표의 대부분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를 기준삼아 

시계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시기별로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주제에 대해서

도 시계열 형식으로 통계표를 제공한다는 점임.

□ 예를 들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거의 20년이 지나는 시기 동안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파악

◦ [그림 2-15]는 “7-2.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철 총연

장이 1997년에는 4,132km,	 2017년에는 4,293km로 보고되고 있음.

  



제2장  통계청의 북한통계 품질 증진방안 41

◦ 이는 사실상 지난 20년간 해당수치가 4%	가량 매우 미미한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

을 의미

[그림 2-15] 시계열 통계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통계표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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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시계열 통계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통계표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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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은 사회간접자본의 다른 세부통계인 “7-3.	지하철 총연장”	통계표를 나

타내고 있는데 1991~2017년의 26년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수치는 34.0km로 변화

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고됨.
□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통계는 시계열 형식으로 수치를 제공하

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14.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통계 지표

□ 서로 연관된 통계이지만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수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는

데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2-17]은 “5-5. 품목별 수출입액”과 “12-4. (남북간) 반입통관 품목별 현황”

관련 통계표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음,

□ 각 통계의 출처는 품목별 수출입액은 KOTRA의 자료를, 남북간 반입통관 품목별 현황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여 제공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출입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다는 

점인데, 통일부는 국내 자체 기준인 MTI를, KOTRA는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코드를 

사용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간행물에서는 품목별 수출입액에는 주석을 통해 “HS2 단위 품목 분류”라

고 기준을 기재해 놓았지만 반입통관 품목별 현황 통계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설명

이 없어, 사용자들이 반입통관 품목별 현황 통계 또한 HS 코드를 따른다는 오해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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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통계 지표 예시

□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에 사용된 기

준을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15.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

□ 시계열로 제공된 통계 중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변화 패턴이 관찰되는 통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는 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표 2-2>는 이러한 예시로 “1차 에너지 소비구조” 통계표인데 석탄 최종소비 수치가 2014

년과 2016년 사이 2,498천TOE 에서 599천TOE로 급감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2,165천TOE

로 급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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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극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은 사실상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당 추정치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표 2-2>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 예시 – 1차 에너지 소비구조(석탄)

16. 소속 범주가 이상한 통계 지표

□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크게 14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와 관련된 세부통계를 제시하

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어떤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범주가 가장 적절한 범주인지 의문이 

드는 세부통계들이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2-18]은 맨 마지막 범주인 “기타”에 속해 있는 세부 통계 리스트인데 

이에 여성 국회의원 비율, 남북 군사력 비교 등과 같은 통계와 더불어 “예산규모"가 포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석탄1차공급량

(천TOE)
화력발전량

(억kWh)

화력발전 석탄투입량 석탄 최종소비

(천TOE) (%) (천TOE) (천톤) (%)

1990 16,575 121 4,144 25.0 12,431 24,863 75.0

1995 11,850 88 3,650 30.8 8,200 16,400 69.2

2000 11,250 92 3,375 30.0 7,875 15,750 70.0

2005 12,030 84 3,368 28.0 8,662 17,323 72.0

2010 10,347 103 4,139 40.0 6,208 12,416 60.0

2011 7,275 79 3,128 43.0 4,147 8,294 57.0

2012 6,970 80 3,137 45.0 3,834 7,667 55.0

2013 5,190 82 3,010 58.0 2,180 4,360 42.0

2014 5,810 86 3,312 57.0 2,498 4,997 43.0

2015 3,930 90 2,948 75.0 983 1,965 25.0

2016 4,280 111 3,681 86.0 599 1,198 14.0

2017 6,030 116 3,865 64.1 2,165 4,33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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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책당국이 국정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기 때문에 북한의 예산규모는 남한에서 보통 생각하는 예산의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개념이며 북한의 경제상황 및 경제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임.

□ 따라서, 지금과 같이 예산규모를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경

제총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

□ 또한, 인구 및 보건 범주의 세부통계도 재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판단

□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처럼 통상 한 국가의 건강 

및 영양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는 “인구” 범주보다는 “보건” 범주

에 더 적절하다는 판단

[그림 2-18] 소속 범주가 이상한 통계 지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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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는 국내외에서 접근 가능한 모든 통계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범주에 포함되는 세부통계 선정시 보다 명확한 기준

이 필요하다는 판단

□ 통계청 북한통계의 세부통계 리스트와 현재 접근 가능한 모든 북한통계 리스트를 비교

해보면, 포함되면 좋을 통계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 같은 

통계표가 포함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2-19]는 “인구”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통계 리스트를 제시하

고 있는데 여러 통계표 중 연령별 인구구성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이는 현재 통계청 북한통계포털에서는 “북한인구추계”에서도 제공되며,	 UN통계 포

털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통계이지만 간행물에서는 누락된 것임.
[그림 2-19]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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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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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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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연령별 인구구성은 인구 데이터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계 중 하나이며 한 

국가 및 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또한, UN 산하 국제기구는 구호활동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약계층

의 영양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

는데, [그림 2-20]에 따르면 현재 “보건” 범주에는 기대수명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정보만 포함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영양상태 관련 통계는 북한이 1990년대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관련 통계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통계표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농림수산업”을 들 수 있음.

□ [그림 2-21]을 보면 농림수산업 범주 안에 총 19개의 세부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에는 “밤 생산량”과 같이 간행물을 통해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통계표까지 포함되

어 있음.

□ 따라서, 각 범주 내 세부통계를 선정 시 어떤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하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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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선방안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 통계청은 북한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북한통계포

털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북한통계 이해를 수준을 결정적으로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본적 기술적 문제들에 직

면해 있는 것도 현실   

◦ 이러한 기본적 기술적 문제들로 인해 통계청의 북한 관련 통계가 과연 국가통계의 

생산과 제공을 기본 업무로 하는 통계청의 위상에 걸맞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는 판단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이들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통계의 다

양한 기본적 기술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개발하여 제시

◦ 이러한 방안들은 ① <단기>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	② <중장

기>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에 대한 전면적 개편방안,	③ <중장기>	북한통계 포

털의 운영 개선 방안,	④ <중장기>	북한통계 관련 통계청의 업무 및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의미  

1. 설계  

□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들은 시계열이 중단

되어 아예 수치가 존재하지 않는 통계들이 여전히 제공되거나, 통계적 정의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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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제공 통계들 사이의 내부적 일관성에도 논란

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이 매우 다양한 기술적 문제점들에 직면  

□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기술적 사안들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기본

적 문제점들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가. 이슈와 제약  

□ 예를 들어, 현재 통계청은 북한 농가 인구와 같이 시계열이 단절되어 2010년 이

후의 수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통계 항목을 여전히 북한통계 간행물에 수록하

여 제공 

◦ 이는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의 통계생산기관으로부터 단순 

제공받아 이의 변경과 조정 등에 대해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기본적 문

제로부터 유래

◦ 실제로 해당 통계들은 그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같은 부처들에 의해 생산되

어 통계청에게 제공되었고,	통계청은 이를 아무런 수정이나 조정 없이 그대로 출판

하는 관행이 유지됨으로써,	이들 통계 생산기관들이 해당 통계의 생산을 유예하거

나 중지하는 경우 통계청이 발간하는 출판물에서도 곧바로 시계열이 중단된 통계가 

수록되는 현상이 발생 

□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 기본적 사안들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

계청의 근원적 업무 및 위상, 그리고 역할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 통계청이 위와 같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북한통계들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이유

는 통계청이 북한통계의 생산자가 아니며,	동시에 여타의 북한통계 생산자들을 조

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로부터 유래  

◦ 다시 말해,	북한통계에 관한 한 통계청은 외부에서 생산된 여러 통계들을 단순 정리

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일종의 통계 배포자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	제반 통계의 생산 

및 수집,	배포 과정에서 통계당국으로서의 기획과,	조정,	평가 등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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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현재 통계청이 북한통계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통계

와 관련된 통계청의 기본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이에 대

한 통계청의 업무와 역할, 위상 등을 재조정 또는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 

◦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작업은 단기간 안에 제한적인 노력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는 통계청 스스로가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통

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예산과 인력,	조직 등을 변경하는 등 여타의 정부부처 및 국

회 등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측면도 존재     

◦ 이는 현재 통계청이 직면한 북한통계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

로 매우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 

□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문제점의 해소는 이처럼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만을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 

◦ 실제로 현재 통계청은 매년 단위로 북한통계 간행물을 출간하고 있으며,	북한통계 

포털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보완하여 운영      

◦ 따라서 앞서 제시한 통계청의 제반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북한통계와 관

련된 통계청의 업무 및 역할,	위상 등을 재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들의 문제점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

안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일반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의미  

나. 전략: 원칙과 방향성  

□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여기에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정책방안들을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설계

□ <원칙> 그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수행 가능한 단기적 정책방안과 중장

기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정책방안들을 모두 개발하여 이들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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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병렬적으로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임.

◦ 이를 통래 단기적으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문제들을 우회하고,	중장기적으로

는 이들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  

□ 이러한 원칙 또는 방향성에 근거한다면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문제점들의 해

소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설계될 수 있다는 판단    

□ <단기 방향성 –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점의 최소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 통계의 여러 기술적 문제점들을 우회하거나 표면에 노

출시키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토대로 통계청이 매년 발간

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정책을 실시   

◦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문제가 매우 분명하게 제기되는 통계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에서 제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해당 통계에 대

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청 간행물의 신뢰도를 제고   

◦ 이처럼 현재의 시점에서도 통계청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들을 발굴

함으로써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의 품질 제고라는 당면 현안에 대응 

□ <중기 방향성 1 – 북한통계 간행물의 전면적 재편> 중기적으로는 통계청이 발간

하는 북한 통계 간행물의 목표와 구성, 내용, 형식 등을 전면적으로 재편함으로

써 이제까지 언급한 통계청 북한통계의 문제점들이 아예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예를 들어,	현재 발간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북한 통계 간행물의 출판 목적을 분명

히 하고,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해당 간행물의 구성과 내용,	형
식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이제까지와 같은 통계청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   

◦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북한통계 간행물의 재편은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새

로운 업무와 역할,	위상에 걸맞은 방향으로 추진 

□ <중기 방향성 2 – 북한통계 포털의 운영 방식 개선과 확대> 또한 중기적으로 북

한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통계들을 획기적으로 확대 개선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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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일반에게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 

◦ 이를 통해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이 북한에 대한 모든 통계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

하여 제공하는 명실공히 국내외 최고의 북한통계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유도   

◦ 그리고 이러한 북한통계의 집중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북한통계 수집 

및 정리 메커니즘을 새롭게 발굴하여 실행 

□ <장기 방향성 – 북한통계에 대한 통계청의 업무, 역할, 위상의 재정립> 장기적으

로는 통계청이 북한통계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통계당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통계청의 업무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

직과 인력, 예산 등을 정비 

◦ 예를 들어,	북한통계와 관련한 통계청의 기본 업무를 ‘우리사회의 대북정책과 통일(대비),	남북협력 등을 위한 準국가통계의 생산과 수집,	관리’	등에 두고,	이를 위해 

관련 조직과 예산,	인력을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    

◦ 또한 이러한 정비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유통되는 여타의 제반 통계와 마찬가지로 

북한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조정(coordination)과 조화(harmonization)를 실시하

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 

[그림 3-1] 북한 통계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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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 통계 간행물 등에 수록된 여러 

통계들의 기술적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우회하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가

능한 이들 문제점들이 불필요한 통계 품질 논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 

□ 이러한 정책은 현재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물의 구성과 형식 내용 등을 모두 

유지한 상태에서 이에 수록된 통계들의 기술적 문제들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정책의 기간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보유  

◦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기술적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보정된 새로운 북한 통계 

간행물을 2020년도부터 발간하는 것도 고려

가. 정책방안  

□ 이러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 

□ <정책 내용 1 – 북한통계 간행물의 이름(변경)과 통계표 형식의 조화> 앞서 지적

한 것처럼 현재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물의 이름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인데 

반해, 그 속에 수록된 통계표의 형식은 대부분 한국과 북한의 통계를 비교하는 

비교표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간행물의 제목과 통계표의 형식이 일

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  

◦ 이는 과거 동 간행물이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간되기 시

작되어 통계표 역시 이에 상응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 (이후 간행물의 이름이 변화되었으나 통계표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 이에 따라 두 가지의 선택지를 고려 

◦ (1안)	상기 간행물의 이름을 과거와 같이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로 환원 –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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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통계표의 형식은 모두 그대로 유지 

◦ (2안)	상기 간행물의 이름을 현재와 같이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로 유지한 그 이름

과 남북한을 비교하는 통계표를 서로 조화시키도록 하는 방식 

□ 만일 위의 2안을 채택하는 경우 기존의 남북한 비교 통계표의 형식을 모두 변경

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단기간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

된다는 점에서, 이 보다는 간행물의 첫 부분에 간지를 삽입하여 여기에 비교 통

계표의 형식이 사용되는 이유를 간단히 밝히거나, 또는 뒤에서 설명하는 통계 

Glossary를 만들어 이의 첫머리에 동일한 설명문을 부착 

◦ 동 삽입 문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는 우리사회의 대북정책 수립,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한반도 

통일 준비 등을 위해 북한의 실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 사회상을 비교

할 수 있는 북한 관련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발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통계지표를 가능한 한국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실에 

유의”
□ <정책 내용 2 – 통계 Glossary의 작성> 현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 통계는 

각 생산자가 모두 다른데다 이의 성격 역시 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은 시장경제에

서 통용되는 통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특징을 보유   

◦ 예를 들어,	북한의 GNI	통계는 북한의 생산량에 한국의 가격과 부가가치를 적용하

여 산출된 것이며,	북한의 무역 통계는 다른 나라가 북한에 수출(입)한 것을 모두 

더해 북한의 수입(출)으로 작성한 것이며,	여타의 제반 통계들 역시 그 정의가 시장

경제의 그것과 차별적   

□ 이에 따라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주요 통계들 각각을 대상으

로 이를 설명하는 동시에, 통계 사용 시의 주의점을 환기하는 종합적 통계 

Glossary를 작성하여, 동 간행물의 맨 앞이나 뒤에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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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통계 Glossary는 다음의 방식으로 작성 

◦ 통계청이 각 분야(ex.	인구,	경제총량,	무역,	산업 등등)의 통계 생산자에게 직접 작

성을 의뢰하고 이를 최종 정리하여 완성 

◦ 동 Glossary에는 ⓐ통계 작성 방법,	ⓑ 특징,	ⓒ 사용 시 주의사항을 명기 

◦ 최종적으로 통계청은 해당 통계생산기관의 성격을 간단히 소개하고 해당 통계를 제

공하는 기관에 대한 접근 방식 역시 제공 

□ <정책 내용 3 – 국정원 통계의 출처 표기 및 수록 항목 변경(협의)> 현재 통계청

의 북한 통계 간행물에 수록된 통계의 상당 부분은 생산자가 국정원이지만, 이의 

출처는 통계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는 등 

기술적 문제점들도 보유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원과 함께 해당 통계들의 출처 표기 

및 항목 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 

□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모색 

ⓐ 국정원 통계의 출처는 국정원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관계 기관’이라는 형식으로 표

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나,	국정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통계 Glossary에 ‘일부 통계의 경우 출처를 명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는 문구를 삽입

하고,	아예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방법 역시 고려 

ⓑ 다만,	이에 대해 현재처럼 통계청이라는 출처를 표기하는 것은 지양 

ⓒ 또한 국정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의 시계열의 완성 정도를 협의 (최근에는 생산하지 

않는 통계 항목 및 최근에 새롭게 생산하는 통계 항목 등 위주)	 	 	 	
ⓓ 이를 토대로 통계청의 간행물에 수록되는 국정원 제공 통계의 항목을 조정(재선정)	

□ <정책 내용 4 – 삭제와 조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

행물에 수록된 통계 가운데 일부는 통계당국인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라고 보

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기술적인 문제를 내포하는 통계들이 존재하고,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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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북한 통계의 기술적 문제점 해소 방안

□ 따라서 통계청은 이러한 통계들을 골라내어 이를 통계 간행물에서 삭제하는 것

이 필요 

□ 만일 해당 통계의 생산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통계를 다른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내용이나 형식을 일부 변경하는 조정 작업을 실시 

□ <정책 내용 5 – 남북한 통계의 차이점에 각주의 삽입>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

물에 수록된 북한통계는 상당 부분이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통계와 비교할 때 통

계적 정의(Statistical Definition)와 현실적 포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직

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 (ex. 한국의 의사 수와 병상 수 

vs. 북한의 의사 수와 병상 수)

□ 이에 따라 이처럼 동일 항목에서 남북한의 통계적 정의가 다르고 이로 인해 포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통계표에 그에 대한 간단한 각주를 삽입하여 

주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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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방안 

□ 그런데 위와 같은 단기 정책을 실시하는 것 역시 현재의 북한통계 관련 통계청의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판단 

□ 이에 따라 동 작업을 통계청 단독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통계개발원 및 국책연구

기관의 여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북한통계 콜로키움’을 결성하여 동 기

구에서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 

□ 현재 우리사회의 북한 연구는 각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들 연구기관은 해당 분야의 북한통계에 관해서도 가장 전문적이고 

집중적이며 체계적인 수집자, 사용자, 평가자이기도 하다는 특징을 보유   

◦ 더욱이 이들은 현재 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연구

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실장급 북한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북한경제 콜로키움’을 형성하여 정례적인 연구 협의와 공동 연구

를 진행

□ 따라서 이러한 ‘북한통계 콜로키움’을 통계청과 통계 개발원 등이 활용하여 위의 

단기적 북한통계 간행물의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기본 작업 주체로 선정하는 방

안을 모색  

□ 상기 ‘북한통계 콜로키움’은 크게 세 가지의 작업을 수행 

ⓐ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의 최종적인 통계 Glossary	작성 

ⓑ 기술적 문제점이 결정적인 기존의 통계 항목 삭제 및 재조정   

ⓒ 각 분야의 통계표에 대한 각주 작업 실행     

ⓓ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자문	 	
□ 이러한 상기 ‘북한통계 콜로키움’은 연간 1~3회 정도로 모임을 갖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되, 이를 위해 통계청은 동 콜로키움을 대상으로 우선은 소규모의 정례적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또는 통계청에 대한 서면 및 연구자문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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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들 콜로키움에 참여하는 각 국책기관 및 

기획재정부 등과 상의하여 이러한 ‘북한 통계 콜로키움’을 해당 국책연구기관들의 

고유 예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 역시 고려 

[그림 3-3] 북한 통계 콜로키움의 구성

3. <중기 1> 북한통계 간행물의 전면적 개편 방안 

□ 이상과 같은 단기적인 기존 간행물의 품질 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적어도 중기적

으로는 동 간행물을 한국의 통계당국으로서의 통계청 발간물 위상에 걸맞은 수

준으로까지 격상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수행    

□ 이러한 전면적 개편작업은 동 간행물의 출판 목적을 보다 정확히 재정립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성과 체계를 일신하고, 그 세부 내용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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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의 확립   	 	
□ 통계청은 우리사회의 정책 입안과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국가통계의 작성

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며, 이를 위한 국가통계의 지정권한에서부터 이

에 대한 관리와 조정, 감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   

◦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반 통계는 한국의 국가통계로서 절대적인 위상과 

신뢰를 지닌다는 특징을 보유  

□ 그러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들은 이러한 국가통계

와는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 그것을 왜 통계청에서 정례적으로 발표하는지에 대

한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  

◦ 물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포털의 경우에는 우리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다

양한 북한통계들을 통계청이 한 곳에 모두 모아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일

반적 인식이 존재 

◦ 그런데 그중 일부의 통계만을 통계청이 별도로 선정하여 이를 통계청의 정기적 발

간물이라는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문도 

존재 

◦ 더욱이 이들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왜 선정하는지 역시 불분명

□ 그 결과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들은 국가통계가 

아니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 역시 대체로 낮은 수준 

□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 <기본 목적 –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한 준거통계의 선정과 소개> 현재 북한 통계

는 정의상 우리사회의 국가통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들 중 일부는 우리사회의 

대북정책과 통일 대비,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기본적 활동에 사실상 국가통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매년 추정하여 발표하는 북한의 GNI	성장률 추정통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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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수립의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 더욱이 이러한 통계들은 한국의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

적 관련 기관들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생산되는 통계  

◦ 따라서 이들은 비록 공식적인 한국의 국가통계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역할을 부

분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준거 통계 또는 準 국가통계’라는 판단 

□ 이에 따라 당연히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물은 이러한 북한 관련 준거통계들을 

통계청이 선정하여 이를 우리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이용하도록 제공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해야 한다는 판단     

◦ 따라서 당연히 통계청의 간행물에 수록되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은 한국의 정부

와 관련 공적 기관에서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생산한 한국의 통계를 의미

□ <관련 목적 1 – 준거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북한통계의 비교> 그런데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 관련 통계는 

한국에서 생산된 준거 통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국제)기구와 정부들에

서 생산된 추정통계, 그리고 북한당국이 작성한 북한의 공식통계 등도 존재 

□ 이로 인해 한국에서 생산된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들과 

여타의 북한통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통계간의 

상호 비교가 필요 

□ 통계청의 북한 통계 간행물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준거 통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이를 다른 여타의 북한통계와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에 두어져

야 한다는 판단 

□ <관련 목적 2 – 준거통계에 기반하는 남북한 비교> 또한 한국에서 북한 관련 준

거 통계들이 생산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현실을 우리사

회의 시각과 기준에서 비교하려는 목적 때문 – 이를 통해서만 효율적인 남북협력

과 통일 대비, 대북정책이 실시 가능하기 때문  

□ 따라서 한국의 북한 관련 준거통계를 선정하고 소개하는 통계청 북한 통계 간행

물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준거 통계에 기반 한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라는 

측면에 집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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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목적 3 – 시의성 있는 북한통계 정보의 제공> 마지막으로 현재 UN 등 국

제기구를 위시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기관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통

계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며 유통시키는 현실  

◦ 예를 들어,	 UNICEF	및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북한 어린이

들에 대한 영양조사 및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와 같은 현지 실사

를 진행하여 다양하고도 귀중한 통계정보를 생산  

◦ 그런데 이러한 통계정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북한통계 포털에서 체계적으로 소

개하고 평가하여 제공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    

□ 이러한 이유에서 통계청이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북한 통계 간행물의 마지막 목

적은 이러한 다양한 북한 통계관련 정보를 시의성에 맞게 선정하여 제공하는 것

에 두어질 필요 

나. 전반적 구성  

□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통계간행물의 목적이 ①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선정과 소개, ② 북한통계 상호간의 비교, ③ 남북한 비교, ④ 북한 관련 통계정보

의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 동 간행물의 구성 역시 이에 상응하도록 설

계될 필요   

□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통계청이 발행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크

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북한 통계 간행물의 구성>

I.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II. (출처별 형태별) 북한통계 비교  

III. 남북한 경제사회 비교 

IV. 기타 

* 주의) 새로운 발간물은 위의 각각의 부분에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와 통계표의 형식, 각주

와 해설들이 모두 서로 다르게 고유하게 적용. 이에 따라 각 부분이 하나의 독립적 통계 

발간물과 같은 형식으로 기능하게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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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부분에서는 통계청이 선정하는 북한 관련 준거 통

계를 수록하고 이에 따른 설명과 표준적 해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단   

◦ 앞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준거통계들은 당연히 한국 정부 및 관련 공적 기관에서 정

책적 의도를 가지고 생산한 북한 관련 통계에 한정 

□ 그리고 (출처별 형태별) 북한통계 비교부분에서는 앞서의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

을 그에 상응하는 해외의 추정통계 및 북한당국의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이의 차

이점과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유도   

□ 남북한 비교부분에서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을 한국의 국가통계들과 비교함으

로써 우리의 시각에서 판단한 남북한 사회의 차이와 유사점들을 이해     

□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부분에서 수록되지 못한 여

타의 한국 및 해외기관 추정통계들이나, 동 간행물의 수록 통계 전반에 대한 해

설(종합 통계 Glossary), 해당 기간 중 새롭게 진전된 북한통계 관련 정보와 데이

터의 소개 및 분석 평가, 그리고 북한통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 다양한 분

석 논문과 문헌자료 등을 소개 

다. 제1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 이처럼 새롭게 전면 개편될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간행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의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 이 부분에서 통계청이 선정하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가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    

◦ 당연히 이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에 직접 사용되는 주요 북한 

관련 추정통계들로 구성  

□ 다행히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거의 모든 중요 부분에서 각각의 정부부

처와 기관들이 해당되는 추정통계들을 생산함으로써 통계청의 입장에서 준거 통

계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것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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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분야 및 추정기관

에서 생산된 통계들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제1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구성 

1. 인구 (통계청)

2. 경제총량 – GDP, 재정, 환율 (국정원과 한국은행)

3. 물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4. 산업 – 광공업, 제조업, 농업 생산 포함 (국정원, 농업진흥청 등)

5. 무역 – 남북교역 포함 (통계청, KOTRA, 관세청, 통일부 등)

6. 여타 주요 항목 (ex. 에너지 소비, 생활 수준 등)

□ <정책 내용 1 – 통계표 형식의 변화> 실제로 이에 포함되어야 할 통계항목 대부

분은 현재 통계청의 간행물에 모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의 지표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전망 

□ 다만 이러한 항목의 통계표의 형식은 기존의 ‘남북한 비교 형식’에서 순수하게 

‘북한의 통계만을 시계열적으로 표기’하는 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할 필요   

□ <정책 내용 2 – 통계청⋅한국은행 공동 북한 물가통계 작성 및 제공> 그런데 이

들 통계항목 가운데 물가 통계는 현재의 통계청 간행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 –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새롭게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이를 추정 생산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  

□ 우선 이러한 물가 항목의 필요성은 거의 절대적 – 현재 북한의 제반 경제주체들

은 사실상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물가는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기 때문 

□ 또한 이러한 물가통계의 작성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현실 – 한국의 중요 탈북

자 단체들 가운데 데일리 NK와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주요 시장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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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거의 매일매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 실제로 현재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에서는 데일리 NK가 파악하는 북한의 시장물

가를 토대로 이른바 ‘북한의 소매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 중 

◦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3-5개 지역의 70-100개에 이르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물가 가중치 및 자체 판단한 지역 가중치를 이용하여 해당 물가지수

를 생산 

◦ 이러한 한국은행의 북한 물가지수 작성 주기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사실에 한국의 물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북한

의 시장 가격과 이에 기초한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새로운 통계청 간행물에 

삽입하는 방법을 고려 

◦ 이러한 방식은 현재 국정원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북한의 GNI	성장률을 매년 추정

하여 발표하는 것과 사실상 등가 

◦ 특히 이러한 GNI	성장률은 연간 단위로밖에 추정되지 않지만 물가의 경우에는 반기

별,	분기별,	심지어는 개념적으로 월간 단위로도 추정가능하다는 점에서 통계청이 

이를 생산하여 발표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모든 한국의 북한추정 통계,	즉 북한 관

련 준거 통계의 틀을 뛰어넘는 중요 통계가 될 전망     

□ <정책 내용 3 – 무역통계와 남북교역 통계의 조정> 또한 북한의 무역과 관련하여 

현재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무역은 KOTRA, 그리고 남북교역은 관세청과 통일

부가 각각 통계를 작성 

□ 그런데 문제는 남북교역이 민족 내부거래로 분류되어 있어 KOTRA가 작성하는 

여타의 북한무역과 세부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 남북교역 통계를 

담당하는 통일부는 이를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고유 코드인 MTI 코드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반면, 북한의 여타 대외교역은 일반적인 국가 간 교역에 사용되는 HS

또는 SITC 코드로 분류 

□ 주목할 점은 관세청과 통일부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남북교역 통계 역시 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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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 통계와 호환이 가능한 국제적인 HS 기준으로 집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통계청이 이를 제공 받아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전체 교역을 단일한 기

준으로 합산하여 발표하는 방안 역시 고려 할 필요 

◦ 물론 우리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교역은 여전히 민족 간 특수거래이므로 남북

교역만을 별도로 수록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에 고유한 MTI	코드로 집계된 통

계를 이용 

□ <정책 내용 4 – 세부 항목별 통계표의 선정 기준 확립> 한편, 각 항목 또는 주제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표가 수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선정 

기준을 확립할 필요 

◦ 첫째,	이용 가능성 (feasibility)
◦ 둘째,	필요성 (necessity)	
◦ 셋째,	통계생산의 정례성 (regularity)

□ 그리고 만일 이러한 세 가지 기준들이 서로 충돌할 경우 우선적으로 간행물에 

게재하는 세부 통계항목은 feasibility와 regularity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차후 이

를 necessity의 차원에서 별도의 통계를 만들어 발간물에 부정기적으로 삽입하는 

방안을 고려 

◦ 예를 들어,	통계청이 북한의 총인구,	성별 인구 및 연령별 인구는 매년 추정이 가능

하나 지역별 인구는 매년 추정이 불가능할 경우,	우선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인구 

항목에는 총인구 등 추정 가능한 세부 항목만을 게재하되,	 3년 또는 5년의 주기로 

북한의 지역별 인구를 추정하고,	그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해당 연도 발간물에 특집

호로 게재

□ 한편, 이러한 세부 통계항목표의 선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① 통계

청, ② 해당 통계 생산자, ③ 해당 전문가 1-2인이 일종의 소위를 구성하여 선정 

(이러한 소위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통계청이 해당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론을 

가지고, 통계 생산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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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부와 3부: 북한통계 및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이상의 북한 주요 통계(지표), 다시 말해 북한과 관련한 한국의 준거 통계들에 

기초하여 이를 여타의 북한통계와 비교하여 북한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

악하는 한편, 한국의 공식 국가통계와도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현

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 

□ <정책 내용 5 – 여타 북한 통계와의 비교> 우선 위의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을 

보완하고, 이들의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일 항목의 통계들 가

운데 한국이 아닌 해외의 (국제)기관이나 정부, 또는 해당 북한 관련 통계를 모두 

모아 상호 비교하는 새로운 통계표들을 만들어 이를 간행물의 두 번째 부분, 즉 

제2부에 수록  

□ 이들 비교 통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크게 세 가지의 통계들을 우선적으

로 고려  

◦ 북한의 공식통계 

◦ UN	등 국제기구 추정 통계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통계 (ex.	미국 CIA,	농무성,	에너지성,	센서스국 등)
□ 이들 비교표를 작성하는 통계항목은 앞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즉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항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구성 

◦ 이를 통해 제1부의 통계와 제2부의 통계가 서로 조응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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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출처별 북한통계 비교 예시 – 경제총량

□ <정책 내용 6 – 남북한 비교 통계와의 비교> 또한 위의 북한 관련 준거 통계들을 

그에 상응하는 한국의 국가통계와 비교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 경제 현실을 비

교하는 통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새로운 간행물의 세 번째 부분, 즉 제3부에 수록  

□ 이러한 남북한 통계 비교표는 현재 통계청의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것들이므로 

이의 실행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으로 전망 

연도
한국은행 추정통계 UN통계국 추정통계 북한 공식통계

GNI
(십억, 한국원)

성장률 (%)
GDP

(백만, 미달러)
성장률 (%)

GDP
(백만, 미달러)

1991 16,767 -4.4 13,687 -4.4

1992 16,447 -7.1 12,458 -7.1 20,875

1993 16,431 -4.5 10,744 -4.5 20,935

1994 17,026 -2.1 8,307 -2.1 15,421

1995 17,170 -4.4 4,849 -4.4 12,802

1996 17,256 -3.4 10,588 -3.4 10,588

1997 16,814 -6.5 10,323 -6.5 10,373

1998 17,597 -0.9 10,273 -0.9 10,295

1999 18,741 6.1 10,280 6.1 10,330

2000 18,978 0.4 10,608 0.4 10,631

2001 20,287 3.8 11,022 3.8 11,065

2002 21,331 1.2 10,910 1.2 11,418

2003 21,947 1.8 11,051 1.8 12,291

2004 23,767 2.1 11,168 2.1 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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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 출처 이외의 별도 출처 북한 관련 통계 예시

마. 제4부: 기타 

□ 마지막으로 새로운 간행물의 제4부 기타 부문에서는 두 가지의 통계와 두 가지의 

비통계 작업 결과를 수록 

□ 우선 두 가지의 통계란 정례적 기타 통계와 비정례적 특집 통계를 의미 

□ <정책 내용 7 – 정례적 기타 통계의 선정과 수록> 이중 정례적 기타 통계란 통계

의 성격상 ① 북한과 관련한 시계열적 준거 통계로 선정하기가 어렵거나, ② 북

한의 공식통계나 상응하는 해외의 통계는 존재하는데 반해 이에 상응하는 한국

의 준거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음의 네 가지 통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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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자연지리 관련 통계와 행정구역 등 관련 통계

◦ 둘째,	시계열적 변화가 매우 미미한 통계 (ex.	철도 등 인프라 관련 통계)	
◦ 셋째,	여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통계 

◦ 넷째,	한국의 준거 통계가 없이 북한 공식통계 또는 해외 추정통계만이 존재하는 

통계  

□ <정책 내용 8 – 특집 통계의 선정과 수록> 한편, 이러한 정례적 기타 통계와는 

정반대로 특정 시기에 한해 한번 또는 비정례적으로 생산되거나 수록이 가능한 

통계들을 시의성을 감안하여 특정시기의 특집통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수록

□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집 통계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 

◦ 첫째,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북한의 관련 통계를 모두 하나로 집약하여 제시하는 

통계 

◦ 둘째,	해당 연도에 새롭게 등장한 북한 관련 주요 통계 

◦ 셋째,	북한과 국제사회의 특정 협력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통계  

□ 한편, 두 가지의 비통계적 작업의 결과는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과 북한통

계 관련 문헌 분석을 의미 

□ <정책 내용 9 –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및 제공>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통계의 특징상 이를 설명하는 상세한 종합적 통계 Glossary를 작성하여 새

롭게 개편될 북한 통계 간행물의 기타 부문에 수록   

◦ 우선 간행물 초기에는 이들 Glossary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이를 하나의 분석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간행물에 게재하되,	이후에는 이를 매우 축약하여 매회의 간

행물에 맨 뒤 또는 맨 앞에 간단히 소개 (상세한 종합적 통계 Glossary는 이후 별도

의 독립적 방식으로 북한 통계포털에서 전자적으로 제공)	 	 	 	
◦ 동 Glossary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 통계별 출처(작성자 소개),	ⓑ 통계별 작성 

방식,	ⓒ 특징,	ⓓ 주의 사항 등을 위주로 작성 

□ <정책 내용 10 – 북한통계 관련 참고 문헌 선정과 수록> 현재와 마찬가지로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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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개편될 통계청의 북한 관련 통계 간행물에서도 북한통계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 및 북한통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 문헌들을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하나

의 부록의 형태로 게재 

바. 실행 기구와 단계  

□ 이상과 같은 통계 간행물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 이를 실행할 이른바 ‘(통계청) 북

한 통계간행물 개편 작업 TF를 구성  

□ <정책 내용 11 –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TF의 구성> 이러한 TF는 통계청 (통계개

발원 포함) 및 통계 생산자,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을 모두 망라하여 구성 

◦ 통계청:	통계 개발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통계청 

인력  

◦ 통계 생산자:	국정원,	통일부,	한국은행,	 KOTRA,	농촌진흥청 등 모든 준거 통계의 

생산자 

◦ 통계 전문가:	앞서 언급한 ’북한통계 콜로키움‘	참여자를 포함하여 이에 속하지 않는 

대학과 여타 (민간)	연구기관들의 전문가 

[그림 3-4]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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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각 TF 참여진들 업무 분장은 새롭게 개편될 북한통계 관련 간행물의 각 

부의 구성 및 이들 각 부에 삽입될 통계항목과 세부 통계표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

◦ 이에 대한 구체적 업무 분장은 <표 3-3>에 표시 

□ <정책 내용 12 – 3단계 과정을 통한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다만, 이러한 간행물 

개편 작업은 대규모 인원과 기간이 투입되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라는 측면에

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작업을 구분하여 실시 

□ 우선 1단계는 통계청 내부(통계개발원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준거)통계항

목의 설정 단계  

◦ 여기에서는 우선 북한 관련 준거 통계로 선정되어 제공될 통계항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이와 연관되어 비교할 대상인 여타의 북한통계,	그리

고 남북한 비교를 위한 상응한 한국의 국가통계 항목 범주를 선정     

◦ 이러한 과정은 앞서 언급한 물가통계와 일부 무역 통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의 

간행물에 수록된 통계항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통계의 생산자들이나 

이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통계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통계청 내부에서 실행되어도 

충분하다는 판단 

<표 3-3> 북한 통계 TF의 참여자별 역할분담

주요 통계 지표 북한통계 비교 남북한 비교 기타

주요 통계항목 통계청 통계청(전문가) 통계청
통계청

(전문가)

세부 통계항목 통계청⋅전문가⋅(통계생산자) 통계청⋅전문가 통계청
통계청

(전문가)

통계표 통계청⋅전문가⋅통계생산자 통계청⋅전문가 통계청
통계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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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2단계에서는 상기 통계항목 각각에 포함될 세부 통계항목 및 이들 

세부 통계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록되어야 할 통계표의 선정, 그리고 그에 해

당하는 일체의 통계적 형식을 결정      

◦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세부 통계표와 

통계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계 수치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가 역시 정

확히 판단할 필요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내부 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북한

통계 간행물 개편 TF’에 참여하는 전체 전문가 및 통계 생산자들이 모두 함께 토론

하는 것이 필수 

□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렇게 확정된 세부 통계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인 통계 수치의 생산 일정 및 이에 따른 (통계청에 대한) 통계의 전달 시기 및 

형식, 그리고 최종적인 간행물의 발간에 따른 통계 공표 일정 등을 모두 확정

◦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통계청과 통계 생산자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통계 간행물 개편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이를 자문하는 역할

을 수행  

◦ 다만,	이 경우 통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지만,	한국의 북한 관련 준거

통계와 비교 대상이 되는 여타의 다양한 북한통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정리하여 구

체적인 통계표에 삽입하는 역할을 통계청과 함께 수행하는 방식 역시 고려 

[그림 3-5] 새로운 통계 간행물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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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 2> 북한통계 포털의 개선 방안 

□ 이상에 살펴본 것과 같은 북한 관련 통계 간행물 전면 개편 작업과 더불어 적어

도 중기적으로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 품질 역시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다만,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제반 북한통계들을 모두 수집하여 이

를 하나의 전자적 공간에서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쉽게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북한통계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를 갖춘 성공적인 공개 서비스가 분명  

□ 따라서 이를 앞서의 통계 간행물처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은 없다는 판단

이며, 단지 북한통계의 수집과 관련된 일부 제한적인 기능만을 더욱 개선하는 방

향으로 정책을 전개 

가. 목표

□ 앞서의 통계 간행물과는 달리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의 목적은 두 가지가 분명 

◦ 첫째,	국내외에서 이용 가능한 제반 북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수집 

◦ 둘째,	이의 효율적인 제공을 통한 통계 활용도의 제고 

□ 현재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 모두에

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 실제로 이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북한 관련 통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하

고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전자적 통계 공간의 하나  

◦ 이로 인해 북한통계를 탐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와 일반인,	정책 담당자들이 모두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향이 존재  

□ 이처럼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는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 그것은 국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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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제반 북한 관련 통계의 경우 특정 형태의 북한통계는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의 수집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 문제는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에서는 수집하지 않아 아예 제공되지 않는 이러한 

특정 형태의 북한통계의 중요성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점점 더 증대할 것이라

는 사실 

□ 실제로 현재 이용 가능한 북한통계를 출처별로 보면 그것은 크게 세 가지 - 한국

의 추정 통계, 해외의 추정통계 그리고 북한의 공식통계 등임.

◦ 그리고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세 가

지 출처에 따른 북한통계들이 모두 수집되는 제공되는 상태 

□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통계 가운데 북한의 공식통계이며, 이러한 공식통

계 가운데 특히 이른바 Small Data라고 불리는 통계의 형태임.

◦ 왜냐하면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 서비스에서는 북한당국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공

식통계의 수집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특히 이중 Small	 Data는 아예 전무하기 

때문  

□ 일반적으로 현재 외부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북한의 공식 통계들은 크게 Big Data

와 Small Data'로 양분되는데, 이중 Big Data란 북한당국이 외부세계에 통계 자

체를 소개하거나 드러낼 목적으로 제공했거나, 또는 북한의 공식 문건 등에 내재

된 데이터를 의미 

◦ 이의 대표적인 예는 1993년 및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데이터,	 1990년대 후반 

이후 정기적으로 실시된 북한 어린이 영양조사,	북한당국이 UNDP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일종의 통계부록으로 제공한 자료 등

□ 반면 Small Data란 외부세계의 기관들, 특히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들이 스스

로의 대북활동을 위해 북한으로부터 자체 입수한 데이터들로서, 각 기관이 출판

하는 대북활동 관련 간행물이나 문건 등에 내재하여 이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

해 사용되는 통계 데이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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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데이터들은 Big	 Data와는 통계적 성격이 매우 다르고 이의 쓰임새 역시 다르므

로 각각을 별도로 접근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 문제는 북한통계에 관한한 이러한 Small Data의 쓰임새와 중요도가 점점 더 확대

되는데 반해, 북한통계 포털의 경우에는 Big Data도 많지 않지만, 이러한 Small

Data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 실제로 이러한 Small	 Data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수집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방법을 통해 Big	 Data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통

계적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통계 자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통계청이 Small	 Data를 수집하여 이를 이용 가능한 Big	 Data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판단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공식통계,	특히 그중에서도 Small	 Data의 집적이 현재 

및 미래의 북한 관련 연구와 토론에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는 사실 

◦ 이는 [그림 3-6]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북한 관련 국제기구 활동 보고서에서 매우 

극명하게 시현  

[그림 3-6] FAO/WFP 북한 관련 간행물의 식량배급 통계 예시 - Smal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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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향 1 – 북한의 공식통계 수집 확대> 이렇게 보면 앞으로의 북한통계 포

털 서비스의 개선 방향은 무엇보다 북한의 공식통계, 특히 이중 Small Data의 수

집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북한의 공식통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

니라면 이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

□ <개선 방향 2 – 북한의 공식통계 수집 메커니즘 구축> 따라서 이를 통계청 자체

의 인력에 단순히 의지하기 보다는 일종의 체계적 통계 수집 메커니즘을 구축하

여 이를 토대로 해당 공식통계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이 존재  

<참고> 북한 공식통계의 수집과 정리: Small Data의 집적을 통한 Big Data로의 

전환 

□ 북한의 공식통계 가운데 Small Data를 집적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 가능

한 Big Data로 전환하는 작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도 쉽지 않은 일이나, 통

상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됨.

□ 첫째는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들의 북한 관련 문건이나 간행물에서 매우 

정기적으로, 동일한 형식으로, 그리고 누락의 사례 없이 등장하는 Small Data

들을 단순히 시계열적으로 집적하여 하나의 Big Data로 전환하는 방법 

□ 예를 들어, 본문의 <표 3-4>는 FAO와 WFP가 공동으로 간행하는 북한의 식량

상황 평가서(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DPRK)에 내재된 북한의 식량배급 통계의 예시 	 	 ◦ 그런데 이러한 배급 통계는 190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거의 정례적으로 발간

된 상기 보고서에 그 형태만을 달리할 뿐 거의 누락 없이 정례적으로 등장 

<참고 표 3-4> FAO/WFP 식량배급 통계의 재정리 예시 - Big Data

(단위: 1일, 1인당, 그램)

시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5/96 - 452 452 452 452 452 250- 250- 25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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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표 3-4>는 이러한 배급통계를 간단한 Big Data로 전환한 사례를 제공

□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들의 북한 관련 문건이나 간행물에 등장하는 

통계 데이터들을 하나의 동일하고도 표준적 통계항목으로 합산하고 서로 연결

하여 집적하는 방법   

□ 예를 들어, <참고 표 3-5>는 각종 국제기구 및 NGO들의 북한 관련 간행물들에 

내포된 북한의 곡물생산통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적하기 위해 이를 조곡 기

준의 쌀, 옥수수, 기타 곡물 등의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합산한 후 이를 시계열

적으로 집적한 사례를 제시 

300 300 300

96/97 200
450-
500

450-
5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0 0 0

97/98 0 400 400 300 200 100 0 0 0 0 0 100

98/99 100 350 340 225 240 175 175 175 175 360 360 360

99/00 320 300 300 300 250 200 200 150 150 0 0
200-
250

00/01 250 215 215 215 215 215 215 215 215 - - -

01/02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50 350 300 300 360

02/03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50
250-
350

380 380 380

03/04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50 300
250~35

0
350

04/05
200-
250

200-
250

200-
250

250 250 250 250
200-
250

200-
250

200-
250

200-
250

250

05/06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06/07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00-
400

07/08
300-
400

350 350 350 350 350 350 250 150 150 150 150

08/09 300 330 350 350 350 350 323 310 300 350 350 350

09/10 350 355 395 395 400 400 400 370 370 370 355 355

10/11 360 370 400 400 400 400 380 190 150 200 200 200

11/12 355 365 375 395 395 395 400 395 380 335 310 310

12/13 39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90 390
320/35

0
310

13/14 390 400 400 400 420 420 420 4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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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표 3-5> Small Data의 집적을 위한 표준 통계항목의 부여 사례 - 곡물생산 

(단위: 천M/T)

출처: UNDP/DPRK (1998) 및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CFSAM)", 각년호 

□ 본문에서 언급하는 북한의 공식통계, 특히 Small Data의 수집 메커니즘 확립 

방안도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원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연도

북한의 UNDP 제출 WFP/FAO 북한 미션 

쌀 옥수수
기타 

곡물
계 쌀 옥수수

기타 

곡물
계

1991 4,090 4,200 610 8,900 - - - -

1992 4,450 3,720 630 8,800 - - - -

1993 4,750 3,940 310 9,000 - - - -

1994 3,110 3,550 423 7,083 - - - -

1995 2,000 1,370 129 3,499 4,077 - - -

1996 1,410 830 262 2,502 2,837 - - -

1997 1,570 1,010 105 2,685 2,663 - - -

1998 - - - - 3,106 - - -

1999 - - - - 2,343 1,235 - -

2000 - - - - 1,099 1,041 - -

2001 - - - - 1,339 1,482 - -

2002 - - - - 1,421 1,651 379 3,451

2003 - - - - 2,244 1,725 415 4,384

2004 - - - - 2,370 1,727 378 4,475

2005 - - - - - - - -

2006 - - - - - - - -

2007 - - - - - - - -

2008 - - - - - - - -

2009 - - - - 2,336 1,705 311 4,352

2010 - - - - 2,426 1,683 331 4,440

2011 - - - - 2,477 1,857 416 4,750

2012 - - - - 2,681 2,040 310 5,031

2013 - - - - 2,901 2,002 364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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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방안 

□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북한 통계포털의 서비스 개선, 즉 북한 공식통계의 수집 

확대 및 관련 메커니즘의 확립 작업을 위해 여기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정책 

방안을 고려 

◦ 국내 북한통계 DB의 연결,	북한통계 콜로키움을 통한 정례적 통계수집 연구용역,	
국내 NGO	등 민간 기구의 대북활동에 대한 통계의무 부과,	국제적 대북활동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 지원시 통계자료 제출 의무 부과 등  

□ <정책방안 1: Big Data – 국내 (비공개) 북한통계DB들과의 연계성 확보>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각종 비공개 북한통계 DB를 구축하

여 운영 중이거나 이를 계획 중에 있다는 판단  

◦ 예를 들어,	통일부의 경우 탈북자들을 조사한 북한정보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KDI
의 경우 북한의 경제 데이터를 종합한 DB를 형상하고 있고,	산업연구원은 북한의 

기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DB를 국토연구원과 산업자원부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지리정보 D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로서 가장 이상적인 북한 통계 수집 메커니즘은 

이들 다양한 (비공개) 통계DB들과 연계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의 북한통계

를 충원 받는 것임.

□ <정책방안 2: Big Data & Small Data – 북한통계 콜로키움 대상 북한 통계 수집

을 위한 정례적 소규모 연구용역 발주> 한편 앞서 언급한 북한경제 콜로키움 또

는 북한통계 콜로키움에 참여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해당 

분야의 북한 관련 통계를 가장 정확하고 방대하게 수집하는 주체들임이 분명 

□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이들에게 통계청이 매년 정례적으로 매우 소규모의 북

한통계 수집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렇게 발주된 연구용역을 통해 수집된 새로

운 북한통계를 북한통계 포털에 주입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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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역시 북한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 활동이므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동일한 이유에서 용역의 규모 역시 소규모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 

□ 더욱이 기획재정부 등 이러한 연구용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부부처

가 존재하므로 통계청이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다면 이에 대한 부

담은 줄이는 반면,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가능할 전망 

□ <정책방안 3: Small Data – 국내 NGO 및 남북경협 기업 등 민간기구의 대북 활

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이제까지 우리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대북활동을 전개하는 국내의 NGO 등 여러 민간기구들에게 재정적 지

원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지원에 대한 의무 사항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았던 것이 현실 

□ 이에 통계청이 통일부, 기재부, 수출입 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남

북협력기금 지원 시 수혜를 입은 해당 민간기구들로 하여금 관련된 대북활동에

서 획득한 제반 통계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 이러한 통계 보고 의무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매우 보편화된 관행인 동시에 재정 지

원의 필수적 전제조건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   

□ 또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한국과 북한의 경제 주체로 하여금 경협의 사업 과정

에서 얻어진 정보나 통계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 우선 경협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게 노동자의 수,	매출액 등 구체적 사업내용과 재

무재표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 이후 남북경협의 상대편인 북한의 기업이나 당국자에게도 관련 자료 및 통계를 제

출하도록 유도하여 한국과 북한의 수치를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

◦ 최종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거래 및 교역 자료를 관세청을 통해 수집하여 남북경협

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 역시 고려

□ 그리고 이와 관련 통계청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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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적 통계보고 양식의 확립 및 제공 

ⓑ 각 재정지원에 따른 통계 보고 항목의 선정 (기초/공통 항목 및 개별 항목)	
ⓒ 민간기구의 통계보고에 대한 평가 및 이의 추가적 재정지원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

□ <정책방안 4: Big Data & Small Data – UN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 등 

대상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국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와 마찬가지로 UN 산하 기관 및 국제적 NGO 등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도 관련 통계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

편, 이에 대한 통계청의 역할도 동일하게 수행   

□ 다만, 이 경우 UN 산하 기관 및 국제적 NGO 등은 국내의 민간기관들에 비해 

북한통계 관련 수집 능력과 네트워크, 경험 등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는 점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통계의 항목과 내용들을 더욱 정교하고 방대하

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 

□ <정책방안 5: Big Data & Small Data – 의뢰> 만일 통계청이 특정 분야 또는 

특정 형태의 북한 관련 통계 수집이 필요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국내외 해당 기관들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의 수집을 의뢰하여 활

용하는 것도 필요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 등을 고려할 필요 

ⓐ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UN	산하 기관 및 국제적 NGO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환경이나 식량,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현지 조사하여 실사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   

ⓑ 북한과 관련한 각종 인공위성 사진 등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 관련 데이터를 생

산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의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도

록 유도     

ⓒ 여타 북한통계와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기

관들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북한통계를 집약하여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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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a] 북한 통계 포털 개선을 위한 통계 수집 메커니즘 설계1

[그림 3-7b] 북한 통계 포털 개선을 위한 통계 수집 메커니즘 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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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려 사항 

□ 물론 이상의 방식으로 수집된 북한통계를 대중에 제공하는 방식 역시 북한통계 

포털의 서비스 품질 개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 

□ 특히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집된 다양한 북한의 공식 통계의 경우 여타의 통계와

는 달리 일반에 공개할 경우 여러 논쟁적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첫째,	이들 수집된 북한통계 모두를 일반에 공개하는가 아니면 이 중 일부만 공개하

는가?	 (만일 일부만 공개한다면 그 기준은 누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 둘째,	수집된 북한통계가 만일 전자화 되어 있지 않고 문서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면 

이를 모두 전자화하여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 문건 그대로의 형태로 제공할 것

인가?	 	
◦ 셋째,	수집된 북한통계 가운데 Small	 Data의 정리와 집적 및  Big	 Data로의 전환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통계청이 직접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의뢰를 할 것인가?)	
□ 다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 본 보고서에서는 어떤 정책 제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는 방침

□ 이들 문제는 모두 북한의 공식통계가 상당 수준 집적되었을 때 제기되는 문제인

데, 통계청의 북한통계 포털이 이러한 수준으로 북한의 공식통계를 집적하는 것

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판단이기 때문 

◦ 더욱이 설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지 결

코 정책적 방안의 발굴 문제가 아니기 때문 



<제2부>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개선 및

             남북통계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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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한통계 업무 개선 방안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 이제까지 우리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의 장

단기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중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기본적 업무

와 역할, 위상 등을 재정립하는 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논의를 유예

◦ 그 이유는 이러한 통계청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된 사항은 북한통계 서비스의 기술

적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통계 간행물의 구성과 형식을 개편하며,	북한통계 포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과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 때문  

□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논의를 유예한 북한통계 서비스 개선 방안의 마지막 장

기적 방안, 다시 말해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업무와 역할, 위상의 재정립 부분

을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사안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논의 

□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새롭게 북한통계 관련 업무를 조직화하는 통계

청의 입장에서 남북한 통계협력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논의를 

진행

1. 배경

□ 통계청은 한국의 국가통계를 선정⋅생산하고, 이의 공표와 유통, 활용 등을 기획

⋅조직⋅감독하며, 관련된 제반 통계형식과 항목, 내용 등을 조정하는 통계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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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모든 통계관련 사항은 최종적으로 통계청의 기획과 조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 

□ 그러나 북한통계에 관한 통계청의 역할은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 

◦ 통계청은 북한통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인구통계와 같은 일부 통계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자로서의 기능이 크지 않고,	여타의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생산한 

북한통계를 단순 제공 받아 이를 공표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적 역할만을 수행 

◦ 그 결과 통계청은 북한통계의 생산과 유통,	공표,	활용 등을 기획하거나 조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련 사안들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한 역시 행사하지 않는 

실정 

□ 물론 이는 북한통계가 한국의 국가통계가 아니라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한적인 통계청의 역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 현재 북한통계는 엄연히 한국의 정부부처들과 관련 기관에서 생산되어 대북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북한 관련 통계는 국가통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準 국가통계의 역할을 하고 있

는 것도 현실  

◦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이 단순히 외부의 통계를 제공 받아 이를 유통하는 제한적

인 역할에 그친다면 북한통계와 관련된 우리사회 전체의 조정과 기획 기능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 <헌법적 법률적 배경 – 한국의 통계당국과 북한통계> 무엇보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대

표하는 한국의 정부는 남한 지역뿐 아니라 북한지역에 대해서도 권한과 책임을 

보유    

□ 이는 통계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통계당국인 통계청이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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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통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이의 국내(남한지역)적 생산

⋅관리⋅배포⋅활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감독해야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음

을 의미 

□ <현실적 배경 – 북한 공식통계의 불완전성> 특히 현재 북한당국이 생산하여 배

포하는 북한의 공식통계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인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일부 공식통계의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통계라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품질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 

□ 그 결과 우리사회의 국내적 필요성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통계청이 북한 관련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수집하며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반 과정과 형식을 조정하는 것 역시 필수

적이라는 판단  

□ <남북관계 배경 – 남북협력과 통일 대비> 또한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남북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동시에 상

호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요구되는 기본

적인 통계적 수요를 그 당사자의 한 축인 한국정부의 담당부처인 통계청이 수행

하는 것은 너무 당연   

□ 특히 남북교류의 또 다른 축인 북한당국이 이에 필요한 통계적 수요를 사실상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통계청의 책임과 권한이 그만

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이러한 배경에서는 한국의 통계당국인 통계청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업무 역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는 판단 

□ 그리고 이러한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 역시 현재 국제사회에 본격적으

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공식통계

를 생산해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

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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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배경 및 인식

2. 목표 

□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감안 할 때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역할과 위상을 전면

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북한통계 업무에 대한 

통계청의 기본적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

□ 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통계청의 북한 관련 통계업무는 다음의 

네 가지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필요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목표>

A. 북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수집⋅제공 등을 통한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B.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선정과 생산  

C. 북한당국과 민간의 통계능력 향상 및 남북한 교류확대, 통일 대비를 위한 남북 통계협력

D. 북한 및 북한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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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통계청은 북한과 관련한 제반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수집

하며, 유통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기획⋅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 

– 이를 통해서만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통계청의 효율적 지휘 아래 

순조롭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 

□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우리사회에서 정부부처와 각종 기관들이 북한 관련 

통계를 생산하여 이들이 대북정책의 기본적 자료로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국내의 북한통계는 국가통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유사한 역할을 이미 수

행하고 있다는 판단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통계청이 대북정책에 직접 이용되는 이들 북한통계들을 

일종의 ‘준거 통계’로 선정함으로써 이의 생산과 관리,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기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통계와 관련된 우리사회 전

체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현재 및 향후의 남북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 – 과거와 같이 남북교류가 미미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경우 상대적

으로 이를 위한 통계적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향후 북핵문제 해결 등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 역시 상응하여 증대

할 것이기 때문     

□ 주목할 점은 현재와 같이 북한당국이 남북교류를 위한 통계적 수요에 소극적 반

응을 지속할 경우 이를 해결할 주체는 통계청 밖에 없으며,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수단은 남북한 통계협력 뿐이라는 사실 

◦ 한편으로는 남북한 통계협력을 토대로 남북교류 증진에 필요한 통계적 수요를 직접

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통계적 역량을 강화시켜 점진적으로 남

북한이 함께 이러한 통계적 수요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  

□ 마지막으로 현재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현재와 미래의 모

든 북한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이슈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적 이유이며, 이는 통계의 부분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

실에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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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1990년대 이후 북한통계에 대한 가장 빈번한 접근과 생산,	그리고 활용을 

보이는 주체는 한국을 제외하면 UN과 같은 국제기구 및 대북활동을 수행하는 국제

적 NGO들이라는 판단 

◦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협력을 지속

□ 따라서 북한의 통계능력 함양과 국제적 수준의 북한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남북통계협력과 병행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다자적 대북 통계협력이 필요  

□ 그런데 이와 관련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존재 – 현재 북한은 국제경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만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

및 World Bank (이하 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면 통계적 측면에서

의 북한의 위치는 매우 달라진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임.

◦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순간 북한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통

계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통계 측면에서의 보통국가’가 되기 때문 

◦ 그리고 이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통계는 국제적으로 북한당국 스스로와 국제

금융기구 등만이 실질적 취급 권한을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

◦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당연히 북한 관련 통계를 한국의 기관이나 통계

청이 생산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  

□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 할 때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목표는 북한의 국제금

융기구 가입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조금은 그 강조점이 차별화 될 필요성이 

존재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목표 – 단계별 강조점의 변화>

1. 북한의 IMF/WB 가입 이전   

A. 북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수집⋅제공 등을 통한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B.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이용

될 수 있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선정과 생산

2. 북한의 IMF/WB 가입 이후 

C. 북한의 통계능력 향상 및 남북한 교류확대, 통일 대비를 위한 남북 통계협력

D. 북한 및 북한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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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 앞서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조직 또는 기구 역시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①국가통계위원회, ②북한통계관, ③

북한통계실무단, ④북한통계발전협의회 등

□ <기구 1 – 국가통계위원회의 북한통계분과(소)위> 현재 우리사회의 국가통계와 

관련된 중요 사안들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문과 결정을 토대로 통계청이 수행 

–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청이 주관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각 정

부부처 역시 참여하는 최고위급 기구

◦ 동 국가통계위원회에는 현재 북한통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

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국가통계위원회에 북한통계 관련 분과(소)위를 구성하여 이를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 – 분과위는 별도로 조직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재의 경제통계분과위

원회 산하에 북한통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존재 

□ 이러한 국가통계위원회에 북한통계 관련 분과(소)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

자문, 결정 

ⓐ 북한통계와 관련한 통계청의 조직,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대북정책에 사용되는 주요 북한통계 (준거 통계)의 선정과 생산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에 대한 통계적 지원과 남북한 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북한통계와 관련된 국제적 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북한통계 발전을 위한 사항 

□ 통계청은 이러한 국가통계위원회에 북한통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이

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이를 매개로 각 정부 부처 간 북한

통계 관련 사안을 조정하는 기틀을 마련  

□ <기구 2 – 북한통계관> 국가통계위원회와 통계청 산하에 국장급(또는 과장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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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계관직위를 신설하여 북한통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 

□ 북한통계관은 국가통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북한통계에 대

한 실질적인 정책의 최고 실무 책임자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  

ⓐ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간행물의 ‘주요 통계지표’로 수록될 ‘(대북정책의)	준
거 통계’의 선정⋅생산⋅수집⋅발표⋅유통⋅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   

ⓑ 여타 북한통계의 생산⋅수집⋅발표⋅유통에 대한 관리 및 이를 위한 제반 실무적 

기준의 마련 

ⓒ 북한통계와 관련된 한국정부 내의 표준적 기준 및 형식,	항목 등의 선정과 각 부처 

간 협조  

ⓓ 남북한 통계협력에 대한 실무적 총괄 및 여타 정부부처의 남북교류에 대한 통계적 

지원,	정부 기금이 출연되는 민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통계적 지원과 관리,	감독 

및 평가 

ⓔ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에 대한 실무적 총괄 및 정부 기금이 출연되는 국제협력 사업

에 대한 통계적 지원과 관리,	감독 및 평가

ⓕ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의 발간과 북한통계 포털의 운영 등 일체의 북한 통계 서

비스 총괄 

□ 다시 말해 북한통계관은 우리사회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북한통계와 남북

한 및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총괄 기획⋅조정⋅집행하는 역

할을 수행 

□ <기구 3 – 북한통계 실무단> 통계청 북한통계관의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이를 실

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로서 북한통계관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통계실

무단을 구성   

□ 동 실무단은 크게 네 가지의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 

◦ 통계청 북한통계담당관

◦ 통계청 통계개발원 전문가 

◦ 국책연구기관 등 공적 관련 기구의 북한통계전문가 (북한통계 콜로키움)	
◦ 대학 및 학술단체,	기타 민간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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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실무단은 북한통계관이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내외 북한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및 관리를 위한 통계청의 북한통계 DB	구축

과 운영  

ⓑ 통계청의 북한통계 간행물의 발간 및 북한통계 포털 운영을 위한 실무적 지원

ⓒ 남북한 및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을 위한 실무적 지원 

□ <기구 4 – 북한통계발전협의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통계관에 대한 일종의 

자문 및 관련기관들의 종합적 의사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현재 통계청에서 운영

하고 있는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 

□ 기존의 북한통계발전협의회는 북한통계관련 국내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하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한편으로는 기존의 협의회 틀을 유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가운데 ‘준거 통계’의 생산기관만을 따로 모아 북

한통계 생산기관협의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 

[그림 4-2] 통계청의 북한 통계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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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존과 같은 북한통계발전협의회에서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일반적 사안

을 모두 논의하지만, 북한통계 생산기관협의회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준거 통계’

의 생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논의   

4. 업무

□ 통계청은 이상과 같은 기구들을 중심으로 북한통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 필요시 이를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는 

형식을 차용   

□ 물론 통계청의 북한 관련 업무는 매우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어도 다음

과 같은 6대 업무만큼은 그 기준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 <업무 1 –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생산 기획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우선 우리정부

의 대북정책에 사용될 북한 관련 준거 통계를 선정⋅기획⋅생산 또는 생산 의뢰

하는 업무 

◦ 준거 통계의 (세부)	내용 및 해당 통계의 생산 기관 선정

◦ 해당 준거 통계의 생산 및 공표 등의 과정 및 일정 등의 확립

◦ 해당 준거 통계의 평가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협의 (ex.	현재의 국정원-한국은행의 

북한 GNI	추정에 대한 참여 및 이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참여)	
□ <업무 2 – 국내외 북한통계 수집 및 관련 통계 DB 구축과 운영> 국내외에서 이

용 가능한 제반 북한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하나의 종합 DB로 구축하

여 운영하는 한편, 이를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북한 관련 보유 통계의 상호 교류 및 제공에 대한 제반 요

건 및 형식의 확립과 실행 

◦ 남북경협을 비롯한 제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의 제반 통계보고 요건 및 형

식의 확립과 실행

◦ 남북협력기금 등 우리정부의 예산이 투여되는 국내외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반 

통계보고요건 및 형식의 확립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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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3 – 남북교류를 위한 통계적 지원 및 남북한 통계 협력 총괄> 통계적 사안

이 게재되는 일체의 남북한 교류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한 통계협력

을 직접 담당

◦ 남북경협 등 남북한 공동의 통계 생산 필요 사업에 대한 사안 

◦ 남북한 상호간의 기초 통계 제공에 관한 협력

◦ 남북한 상호간 통계역량 증진 및 통계 시스템 교류를 위한 협력  

□ <업무 4 –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총괄> 또한 한국의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 기금

이 지원되는 제반 국제적 대북협력사업을 통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각종 국제

기구 및 단체들과의 다자적 대북통계 협력사업을 진행 

◦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 기금이 지원되는 국제적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통계적 지원 

및 관리,	평가

◦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 및 북한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기타 북한통계관련 다자적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그림 4-3] 통계청의 북한 통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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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5 – 북한통계관련 예산권> 현재 통계청에서는 북한통계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북한통계 발전사업’이라는 명

목의 고유 예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 동 예산은 통계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통계 간행물 발간사업과 북한통계 

포털 운영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편으로 하고, 여기에 북한통계 발전을 위한 남북

한 협력과 국제협력 및 기타 관련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형식으로 추진 

□ 특히 이 경우 후자의 북한통계 발전 예산은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통일부가 보유

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변화와 비례하는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영 – 다만, 동 

예산은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통계라는 매우 고유하고 특수한 분야에 적용

되므로 남북관계 일반에 적용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과는 철저히 분리된 독립된 

예산으로 확보  

□ <업무 6 – 북한 통계 서비스: 간행물 발간과 통계포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북한통계 간행물을 전면 개편하여 새롭게 출간하고, 북한통계 포

털 역시 운영 방식과 범위를 크게 확장하여 새롭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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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한 통계협력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가 새롭게 정의될 경우 남북한 통

계협력은 동 업무에 있어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  

◦ 특히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남북교류협력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이러한 통계협

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비핵화 이후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와 경협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폭과 깊이,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계협력 없는 남북

간 교류란 점점 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 

□ 물론 북한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경제의 관성에 따라 제반 통계를 비밀로 분류하

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이 민감한 상대와는 일체의 통계협력을 차

단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 – 또한 현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남

북한 통계협력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지금부터 남북한 통계협력을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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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  

가. 통계협력의 부재 

□ 1990년대 초 남북경협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일체의 통계협

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 

◦ 한국의 경우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 남북한 통계협력을 유도하려 시도하였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를 완강하게 거부

□ 그 결과 현재까지의 남북경협과 교류가 남북한 사이에 일체의 통계협력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시되어 상당한 부작용을 노출 

◦ 물론 이러한 북한의 통계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그간 통계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이용하고 있으나,	남북한 통계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는 이들 통계들로만 북한의 경제⋅사회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한

계가 존재하기 마련    

◦ 그 결과 남북경협과 교류에 있어 다양한 시행착오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경

협의 확대에도 근원적인 한계가 발생 

◦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주변에서 동원 가능한 북한 노동력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해 1단계 사업에 따른 북한 근로자 5만 명 정도를 고용하면서부터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고,	이로 비추어 볼 때 본래 계획된 2단계 및 3단계 사업 자체가 얼마나 현실

과 동떨어진 내용이었는지가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비로소 판명 

□ 그런데 이러한 통계의 부재 현상은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남북경협의 경우 과거

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와 제약요인들을 초래할 전망 

◦ 왜냐하면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대북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제반 핵심 산업분야로 모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이러한 경협과 투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고,	이에 

따른 과정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의 성패가 북한은 물

론 한국경제에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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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를 북한에 대한 적절한 통계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 역설적으로 보면,	만일 북한의 적절한 통계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남북협력이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협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의미 

◦ 과거 몇 백만 달러 수준의 투자면 충분했던 북한에 대한 섬유류 위탁가공 교역을 

수행하는 경우와 수십 조 또는 수 조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대북 철도사업과 반도

체 등 대규모 장치 사업의 경우 통계의 존재와 부존재가 가져다주는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의미   

□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양측의 통계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 

□ 그러나 문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한국과 같이 민감한 상대와는 이제까

지 통계에 관한한 어떤 협력에도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나. 원인  

□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경협에 관해 한국과 긴밀한 통계협력을 

수행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부정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 

◦ 실제로 북한이 남북경협에 응하는 유일한 목적은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려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북한당국으로서는 이들 한국기업의 활동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북한 당국이 한국 관계당

국과의 통계협력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고 또한 대응할 

유인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  

◦ 더욱이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북한의 국영기업조

차 이제는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 

◦ 이에 따라 이러한 시장경제에서의 기업 활동 파악을 위한 회계와 통계 등 각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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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들을 한국을 통해 파악하려는 유인도 상당 부분 존재 

□ 주목할 점은 북한이 그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는 다양한 통계협력을 수행

해 왔다는 사실

◦ 1993년과 2008년 UNFPA(UN	인구기금)를 통해 2차례의 인구 센서스를 실시한 것

을 필두로 다양한 통계조사와 협력을 진행해 온 것이 현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본 보고서의 국제협력 부분을 참조)	
 

□ 이렇게 보면 북한당국이 한국과의 일체의 통계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 이에 대한 유인이 없어서도 아니며, ⓑ 이에 대한 전례나 관행이 존재

하지 않아서도 아님을 알 수 있다는 판단 

◦ 바꾸어 말해서,	ⓒ 북한당국으로서도 한국과의 통계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유는 

존재하지만,	ⓓ 한국이 북한으로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 자칫 섣부른 

통계협력에 나서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 아예 이를 

외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림 5-1] 남북통계 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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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 만일 위와 같은 추론이 현실적이라면 향후 북한과의 통계 협력은 의외로 간단하

게 풀릴 수도 있다는 판단 

◦ 만일 북한의 통계당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명분을 만들어 

한국과의 통계협력을 실시하라고 유도한다면 의외로 남북한 통계협력이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  

◦ 당연하지만 이러한 명분은 북한의 경우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명령 이외에는 

없음.	
 

□ 다시 말해 김정은이 북한의 통계당국에게 한국과의 통계협력을 명령하도록 유도

하는 경우 북한의 통계당국 역시 이에 대한 나름의 인센티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저항하기 보다는 이에 적극 순응하여 남북한 통계협력에 나서리라는 

판단  

□ 이러한 사실에 착안한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부터 향후 남북한 통계협력을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전략은 매우 손쉽게 도출 가능 

◦ 실제로 이는 크게 네 가지의 단계를 통해 성사 가능 

□ <1단계 –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두 가지 통계관련 제안>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과 김정은의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사회경제분야 주요 아젠다에 

다음 두 가지의 사안을 포함

◦ ① 서울-평양 미래 세대의 한반도 공동 경제발전 및 통일에 대한 공동 인식 조사 

◦ ② 2023년 남북한 공동 또는 동시 인구센서스 실시 및 발표 

□ 김정은은 매우 젊은 지도자이고, 자신의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북한경제

의 발전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 – 남
북경협에 응하는 주된 요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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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반도의 미래 세대가 남북한 경제

발전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동시에 조사하여 남북한 국민들

에게 똑같이 발표하는 경우 북한과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는 판단 

◦ 그리고 이를 통해 김정은의 새로운 북한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스타일을 모습을 한

국과 세계에 과시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통치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므로 적극적인 호응이 기대됨.	
□ 한편 북한은 2018년 제3차 인구센서스를 한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려 추진하였

으나, 이러한 지원이 대북제재로 인해 불가능해지면서, 이의 실시가 연기 

◦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기합의된 사항의 실시를 명분삼아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 2023년 남북한 동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 인구센서스란 본래적 의미에서 단일한 주권이 확립된 지역에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남북한이 이를 실시한다면 양측의 특수 관계를 남북한 국민들은 물론 세계에 공표

하는 정치적 효과가 발생 

◦ 이 경우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역사적 이벤트가 된

다는 점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도 커다란 활용성이 있

다는 판단  

◦ 물론 여러 기술적인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이유에서 남북한이 동일한 문항으로 공

동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초 문항 (ex.	총인구 및 지역별 인

구,	남북한 이산가족의 유무 등)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조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문항으로 센서스를 같은 기간에 실시하여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2단계 – 1단계 작업을 위한 남북 통계 당국간 회담> 앞서 정상회담의 결정사항

으로 서울-평양의 미래 세대 공동 인식 조사와 2023년 공동/동시 인구센서스 실

시가 합의된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한 통계당국이 당연히 회담을 개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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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남북한 통계협력 유도 전략 

□ 그리고 이러한 회담을 이용하여 북한의 통계당국을 상대로 두 가지 사안을 추가

로 설득 

◦ ③ 새로운 남북경협의 재개와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간 통계협력이 불가피 

◦ ④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남북경협 제도 개선위원회의 한 분

과로 통계협력 분과를 개설하여 논의를 진행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우 북한의 통계당국에게는 남북경협 및 경협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정부의 대응을 가능

하게 만드는 남북한 통계협력이 필수적임을 설득 

◦ 그리고 이러한 통계협력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명령을 토대로 하여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하나의 사안으로 삽입하여 논의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통계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 구조로 협의할 수 있는 터전을 확보 

□ <3단계 –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두 가지 남북한 통계 협약을 

체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통계협력을 제도화

하는 남북한 통계 당국간 두 가지 협약을 체결 

◦ ⑤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통계 작성 공표에 대한 협약

◦ ⑥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상호간 기초 통계 제공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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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남북간 통계협력의 제도화 협약

3. 세부 통계협력 프로그램 

□ 이처럼 새로운 남북한 통계협력 전략은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 

◦ 첫째,	 ‘남북정상회담 → 남북 내각 차원의 경협 제도 개선위원회 → 남북 통계 당국

간 회담’의 순으로 논의 차원을 ‘상부 명령 → 하부 집행’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북한

통계당국의 부담을 최소화 

◦ 둘째,	이를 위한 기본 프로젝트로는 서울-평양 미래세대 인식조사,	 2023년 공동/동
시 인구센서스,	그리고 그 이전의 남북간 통계협약 등 모두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그런데 이중 서울-평양간 미래세대 인식 조사의 경우 순수한 통계 협력이라기보

다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성격의 주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여기

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생략

가. 기본 프로그램 

□ 대신 이를 제외한 3가지 프로젝트는 새로운 남북경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통계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아래에서는 이를 별도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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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프로그램 1>	 	 2023년 남북한 공동/동시 인구 센서스 실시 및 결과의 공동 

발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사회경제 협력관련 논의 아젠다로 추진)	
□ 현재 북한은 2018년 제3차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한국정부 역시 이에 UNFPA

를 통해 전체 소요비용의 약 2/3를 재정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 물론 이번의 제3차 인구 센서스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추가 연구를 남북

한과 UNFPA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는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	
 

□ 그런데 인구센서스는 그 특성상 대상이 되는 인구와 지역이 하나의 단일한 국민

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는 동질의 구성원임

을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가장 강력한 실효적 수단 

◦ 이에 따라 근대 국가들은 통일이나 국가 합병과 같은 주권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인구센서스를 실시⋅공표함으로써 단일 

주권지역임을 간접적으로 시사

□ 이렇게 본다면 남북한이 공동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 경우 남북한이 사실상 통

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민족에 기초한 두 개의 특수 국가라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식화 

◦ 또한 이는 남북한 하나의 시장과 관련한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시그널 

□ 이에 따라 북한의 제3차 인구센서스를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2023

년을 목표로 남북한이 공동 또는 동시 인구센서스를 실행하여 공동 발표하고, 이

를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하는 방안을 고려 

◦ 공동 인구센서스는 남북한이 단일의 공동 문항을 가지고 센서스를 진행하는 방식 

◦ 동시 센서스란 남북한이 각자 별개의 문항을 가지고 센서스를 진행하되,	ⓐ 그 일시

와 방식,	결과의 공유와 공표 등은 함께 하며,	ⓑ 상징적인 몇 가지 대표 문항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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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조사하는 방식 (ex.	가구 구성원 가운데 이산가족의 존재 유무 등)	
□ 이러한 남북한 공동 인구센서스는 주권적 사항에 관련되므로 이는 다음번의 남

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남북한 정상이 앞으로의 사회경제적 협력과 관련한 

주요 논의 아젠다로 상정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 

◦ 물론 이것이 합의될 경우 국회의 추인을 획득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본 프로그램 2>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통계 작성 공표에 대한 협약 (통
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세관 공동 협약)

□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 구축과 관련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정책 프로젝트는 

바로 남북한 통계 인프라를 상호 연결하고, 이를 통한 기본적 통계 데이터를 상

호 제공하는 일

◦ 현재 경제에 있어 통계 인프라 및 통계 데이터의 상호 연결 없이는 어떤 형태의 제

도적 통합도 그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

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  

◦ 특히 향후 북한이 IMF와 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이를 국제경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통계 인프라의 정비와 통계 데이터의 공개가 

필수 

◦ 따라서 한국경제가 이러한 북한의 국제경제로의 편입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국

제경제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제3국가에 대한 통합된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의 남북한 통계 협력이 필수적 

□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상 통계 자체를 비밀로 분류하

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처럼 북한이 특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와는 이제

까지 어떤 형태의 통계협력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남북경협에 대한 통계의 작성과 공유, 발표를 통해 

남북한 통계협력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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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남북경협이 발전할 경우 경협의 규모와 형태,	방식의 다양성이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만일 이러한 경협의 실제 상황을 남북한 통계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경

협의 전반적 발전 과정을 양측의 경제당국이 올바로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칫 예상치 못한 형태의 물자와 상품,	투자가 남북한 국경을 오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 특히 현재는 대북제재의 상황이며,	이러한 제재는 앞으로 상당기간 비록 정도의 차

이는 있을 뿐 일정정도 유지되리라는 판단 – 이로 인해 만일 새로운 남북경협에 있

어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 자칫 전체 남북경협이 국제사회로부

터 배척되어 붕괴할 위험 역시 존재 

◦ 그런데 주목할 점은 ⓐ 한국경제의 경우 이러한 제재 상품의 거래 가능성과 관련하

여 국제사회에 자세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자세한 경협통

계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 북한의 통계당국

은 현재 이러한 제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통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초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는 사실    

◦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남북 모두 남북경협에 대한 일관되고 상세하며 체계적

인 통계 생산과 공유,	발표를 위해 상호간 협력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공통적

으로 인식할 것임.	 	 	
□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남북교역 통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한국의 통계청과 관세

청, 그리고 북한의 중앙통계국과 세관이 상호 협약을 맺어 남북경협 통계에 대한 

공동 작성 및 상호간 정보 제공을 추진 

□ 그리고 만일 이러한 남북경협에 대한 통계 협약이 체결될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전반적 (교역)통계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남북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에 관한 한 남북한이 단일한 통계 장비 

및 보고형식을 통해 교역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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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프로그램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상호간 기초 통계 제공 협약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중앙은행 공동 협약)
□ 남북경협과 관련한 통계협력이 실시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중앙은행을 

포함한 양측의 통계 당국간 기본 경제통계에 대한 상호 제공 협약을 추진 

◦ 양측이 상호 제공하는 통계의 형태는 EU	등 단일한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희망

하는 국가들이 동 공동체에 제출하는 통계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IMF	등 국제금융

기구 등의 가입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통계의 내용과 형태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

여 선정 

◦ 물론 초기에는 이러한 기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내용과 형태의 통계만이 상호 제

공되겠지만 점차 이를 발전시켜 동 기준에 맞는 남북한 통계들이 상호 교환되도록 

유도 

◦ 그리고 이를 위한 북한의 통계 인프라 발전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 

◦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가입 

등에 요구되는 통계적 요구 조건들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자연스럽게 대응하도록 

유도	 	
□ 이러한 통계 협약의 체결 필요성과 관련하여 북한 측을 다음의 두 가지로 설득 

◦ 첫째,	새로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물론 

한국의 주력기업과 산업들의 전면적인 대북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그런데 현재와 같이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그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관 공동 대규모 투

자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 철도 도로 연결이라는 단일 사업을 위해서도 상세한 

조사와 데이터의 수집 및 남북한 관련 기관의 특별한 정보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인

데,	이러한 사업이 단일한 사업에서 경제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통계 데이터의 상호 제공이 필수 불가결   

◦ 둘째,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토대로 국제경제에 경제적 정상국가의 하나로서 참여

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종의 통계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 – 예를 들어,	IMF/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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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통계의 제공을 불가피 	
□ 만일 북한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통계 제공 의무에 직면한다

면, 이는 북한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할 것이며, 그 결과 북한의 경제적 정상국가

로서의 국제경제 참여 역시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 분명  

◦ 반면,	한국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계 인프라와 통계 품질을 보유한 국가인 동시

에,	이러한 국제경제에의 참가를 위한 제반 통계 협력의 의무를 누구보다 더욱 효율

적으로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이기도 함,	
◦ 이에 따라 우선은 남북한 기초 경제통계의 상호 제공이라는 한반도 내부의 협력을 

토대로 북한의 통계 인프라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국제경

제 참여에 요구되는 다양한 통계적 준비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

나. 제도 프로그램  

□ 만일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이 남북 간의 협의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를 토대

로 본격적이고도 다양한 남북한 통계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 우선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통계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는 판단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프로그램을 고려

<제도 프로그램 1>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에서의 독립적인 통계 분과 또는 총괄 분과

의 중요 상설제도로서의 통계협력소위 구축 

 우선 향후 남북경협을 위해 구성될 남북한 협의기구인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에

서 남북경협과 관련한 통계협력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통계

분과 또는 총괄 분과 산하의 통계소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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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한국의 대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관이 담당하고 북한측의 대표는 조선중

앙통계국의 그에 상응하는 위치의 인물을 요청 

□ 이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해 필요한 제반 통계적 협력 대상과 방식을 상시적으로 

논의 

<제도 프로그램 2>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단일 통계 보고표 (매뉴얼)	작성 및 

공동 관련 통계 조사 협력 사업 정례화 채널 구축

□ 위의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의 통계분과 논의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단일 통

계 보고표 및 통계 매뉴얼, 그리고 그와 관련한 각종 공동 조사 사업을 제안 

□ 현재 남북경협 및 남북교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일방적으로 한국측에서만 작성하

여 공표하고 있는데, 북한측으로서도 남북경협 기업 등에 대한 조세 부과와 같은 

실익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공동 통계작성 및 조사사업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 설득 

<제도 프로그램 3>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상설 통계 협력 사무소 개설 운영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세관 공동)
□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사무처가 확대 

개편될 경우 여기에 남북한 상설 통계협력 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성공단 운영 실

적을 비롯한 조세 및 각종 부가금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통계자료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모색  

□ 물론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통계청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등에 남

북통계협력을 위한 담당인원을 파견하고, 이를 계기로 보다 확대된 남북통계협

력으로 진행하는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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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과 제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들을 토대로 

북한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남북협력 프로그램을 가동 

□ 당연히 이는 북한통계 역량과 관련된 지식 전수 및 통계 장비의 제공에 주로 

초점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1>	대북 통계 KSP	제공 및 통계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한 

상호 및 남북한-UNDP(또는 WB)	공동 협력 프로그램

□ 우선 북한의 통계인력 양성을 위한 대북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과 함께 북한통계 교육을 위한 남북한 상호간 또는 남북한 및 UNDP/WB와의 공

동 사업을 모색 

□ 이와 관련 남북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또는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

련 신설 예산을 통해 추진하되, 남북한 및 UNDP/WB 협력사업은 한국의 북한통

계 발전을 위한 신탁기금 (Trust Fund for Fragile States) 신설을 토대로 추진 – 
동 신탁기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국제협력 부분을 참조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2>	북한의 통계 발간물 (해외)	간행 지원 프로그램 

□ 또한 현재 북한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통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해당 국제기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표 

□ 이에 착안하여 북한 스스로가 자체의 공식통계를 간행물이나 기타의 다른 형태

로 해외에 출판하는 사업을 통계청이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만일 필요 시 

이는 ‘통계청이 관련 해외기관을 지원하고, 동 해외기관이 다시 북한을 지원하는 

일종의 간접적 3각 협력 방식으로도 수행 가능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3>	대북 통계장비 프로그램 

□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와 같은 각종 통계 전산장비 및 관련 소

프트웨어 등 대북 장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 

□ 그러나 이는 현재의 대북제재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재 해제 

단계를 보아가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 



<제3부>

국제적 대북통계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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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방안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가 새롭게 정의될 경우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은 통계청

의 북한 관련 업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빠르게 성장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될 전망 

◦ 현재 북한당국이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통계협력에 나서는 것은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통계협력이 유일한데다,	이들 국제기구 역시 북한과의 협력

에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 더욱이 과거 우리정부는 이러한 UN	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다자적 대북통계협

력에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 

◦ 이는 통계청이 이러한 경험과 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북한과의 국제적이고도 

다자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  

□ 물론 현재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경제제재가 부과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자

적인 대북 통계협력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매우 큰 것이 사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대북제재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이를 

고려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통계청의 대북 통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하는지를 조금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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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과 전략   

가. 환경  

□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다자적 통계협력 역시 그렇게 손쉬운 일만은 아니며,

특히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자적 협력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 

□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 이유가 존재  

◦ 첫째,	북한의 부정적 태도로,	설사 이제까지 북한당국이 여러 차례 국제적 통계협력

에 나섰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태도는 여전히 이러한 통계협력에 부정적이

며,	특히 협력주체에 한국과 같은 민감한 나라가 게재될 경우 그 태도는 더욱 완강

해지는 경향    

◦ 둘째,	국제기구 등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 해외 주체들의 소극적 태도로,	
이들은 북한당국을 의식하여 한국이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에 게재되는 경우 이의 

처리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  

◦ 셋째,	통계청의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그간 통계청은 북한통계 및 대북 통계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가 충분하지 

않고,	해당되는 예산 역시 대규모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  

□ 이러한 상항을 감안하면,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대

북 통계협력을 추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판단 

□ 다만,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 이외에도 통계청의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박에 없는 

요인들 역시 존재  

◦ 첫째,	북한당국은 여전히 외부세계와의 통계협력을 꺼리지만 그간의 수차례에 걸친 

협력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통계협력의 필요성을 점차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 둘째,	국제기구 등의 입장에서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개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

만,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의 대북 통계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재정지원이 매우 절

실하다는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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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통계청의 경우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을 위한 인력과 네트워크,	예산이 충분하

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타의 정부부처는 이러한 자

원과 경험을 매우 풍부하게 축적하여 이들을 활용할 경우 통계청의 부족 부분이 단

번에 충족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이들 긍정적 요인을 부정적 요인들과 함께 고려하면 통계청 차원의 국제

적 대북통계협력 사업은 쉽지도 않지만, 동시에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이 단순한 단발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간 북

한당국이 외부세계와의 지속적인 통계협력을 하면서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경험의 

결실이라는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을 매우 적극적인 협력 대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판단      

나. 경험   

□ 실제로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외부세계와 지속적인 통계협력을 실시해 왔

으며, 이러한 협력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의 참여, 특히 한국의 재정지원을 배

경으로 실시되었다는 현실에 주목 

□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1980년대 후반 스스로가 기획하는 제1차 인구센서스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UN 인구기금에 1945-87년 사이의 공식 인구통계를 제출

한 것으로부터 각종 통계협력을 실시 

◦ 이후 1993년 제1차 인구센서스,	 2008년 제2차 인구센서스,	그리고 2014년 사회경

제가구 조사(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ousehold	 Survey)	등 다양한 인구 

조사를 UN인구기금(UNFPA)과 함께 실시   

◦ 그리고 이러한 2차에 걸친 북한 인구 센서스의 소요자금 가운데 약 2/3는 모두 한

국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UNFPA에 지원  

◦ 통계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재정지원을 매개로 2차례에 걸친 북한의 인구 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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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보유 	
□ 또한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수혜 받으면서 이에 필요한 제반 식량 

및 농업통계들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고 이들과 함께 관련 통계조사사업을 실시 

◦ 북한과 UNDP는 1998년부터 이른바 북한농업관련 라운드테이블(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	 Protection)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해 

공동으로 각종 북한농업관련 통계 데이터를 제출하고 토론을 진행  

◦ 또한 WFP와 FAO가 매년 북한을 현지 방문하여 북한의 식량생산 및 농업관련 통계

를 수집하고 북한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정기적인 북한 미션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보고서에 포함시켜 발표하는 것도 한 가지 

사례  

◦ 주목할 사실은 북한당국이 이렇게 생산된 통계데이터,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기구와 함께 조사하여 생산한 통계 데이터를 스스로의 공식통계로 인정하여 활용해 

왔다는 사실 

□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조선중앙통계국이 중심이 되어 EU 등 국제사회와 UNICEF

등 UN 기구와 함께 거의 정례적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조사를 실시하여 

이로부터 생산된 통계를 국내외에 발표하고 스스로의 보건정책에도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는 점으로부터도 입증  

◦ 실제로 이러한 조사는 1998년 EU와 WFP	등이 중심이 되어 북한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2000년과 2002년부터 북한당국의 본격적인 참여 아래 거의 공식적인 통계 조

사의 형태로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는 상황  

◦ 그리고 초기에는 이들 데이터가 조사 주체인 EU와 WFP,	 UNICEF	등의 이름으로 발

표되었으나 이후에는 북한의 통계당국인 조선중앙통계국의 명의로 공표되어 북한 

스스로의 공식통계임을 천명  

□ 이러한 경향은 이후 WHO 등을 중심으로 하는 MICS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보건관련 대북 협력 

사업에는 한국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재정지원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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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통계협력 사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확대되

어 각종 질병이나 보건에 이르는 인도주의적 사안은 물론, 산림이나 환경, 심지

어는 북한 일반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통계의 확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는 사실 

□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세 가지 결론에 도달 

◦ 첫째,	북한은 그간 한국의 재정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제적 대북통계협

력을 실시  

◦ 둘째,	이들 협력을 통해 생산된 통계를 북한당국 스스로가 공식통계로 인정하여 자

체적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셋째,	현재까지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북한의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   

□ 당연한 말이지만 이상의 세 가지 결론들은 한국의 입장에서, 특히 통계청의 입장

에서도 북한과의 국제적 통계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동시에 불가능

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의미 

다. 전략    

□ 이처럼 통계청의 시각에서 본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들이 모두 함께 존재 

□ 따라서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은 당연히 긍정적 요인은 극대화 하고, 부

정적 요인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전개될 필요 

□ <전략 1 – 한국정부의 기존 네트워크 활용 우선> 통계청의 입장에서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가 새로운 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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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의 여타 정부부처들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다양한 대

북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통계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 예를 들어,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핵심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IMF와 WB에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기재부는 제반 국제적 경제협력의 열쇠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북 

제재를 주관하는 미국의 재무성(The	 US	 Treasury)과도 강한 네트워크를 보유

◦ 한편,	통일부는 한국의 남북협력기금을 토대로 사실상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든 UN	
기구와 국제적 NGO들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   

◦ 보건복지부 역시 앞서 언급한 MICS를 실시하고 있는 WHO	등과 북한의 보건관련 

논의를 꾸준히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등 기재부 및 통일부 이외의 거의 모

든 부처가 유사한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  

□ 주목할 점은 이들 모두가 대북 사업을 수행할 때 관련 통계적 활동과 지원이 절

실하다는 사실 – 이에 착안하여 통계청은 독자적인 대북 국제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기 보다는 이들 한국정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

계적 지원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자체적인 대북 통계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훨

씬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 

□ <전략 2 – 국제적 협력 플랫폼 구축 우선> 또한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격적인 대북 통계협력을 모색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통계 지식 등 기술지원과 

교육, 장비 지원으로 진행하며, 이후 본격적인 통계협력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  

□ 여기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존재 

◦ 첫째,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한국의 통계청이 주도가 되는 국제적 통계협

력이 제안될 경우 그에 대한 경계심 역시 커질 것이라는 판단 

◦ 둘째,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북한과 다양한 방면에서 통계협력

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에 한국의 통계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닌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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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구심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 셋째,	현재는 대북제재의 상황이라 이러한 본격적 협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 

□ 따라서 처음부터 본격적인 통계협력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들 국제적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제기구 등 해외의 주체들과 함께 북한통계 이슈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협력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점진

적으로 실질적인 통계협력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

운 접근 

□ <전략 3 – 북한의 IMF/WB 가입 이전 시기의 협력 사업에 집중> 앞으로 북핵 문

제가 해결되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IMF와 WB에 가

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가입을 전후로 북한의 통계적 위상과 현실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 

◦ 그리고 북한의 IMF	및 WB	가입에는 다양한 통계적 협력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 

□ 그런데 통계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을 북한의 

IMF 및 WB 가입 이전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 먼저 북한이 IMF 및 WB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해소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전에는 핵문제와 제재 문제

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 – 따라서 만일 통계청이 국제협력의 시기를 제

재가 완전히 풀리는 북한의 IMF 및 WB 가입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

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시기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국제협력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   

◦ 이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통계청의 대북 국제 통계협력은 북

한의 IMF	및 WB	가입 이전 시기의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설계할 

필요 

□ 또한 북한이 국제적인 통계협력의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가 바로 이러한 IM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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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가입 이전 시기 – 왜냐하면 이들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 데

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해, 현재의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통계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  

□ 마지막으로 앞서 통계청의 업무 개선 방안에서 언급했듯이 통계적 측면에서 북

한은 IMF 및 WB 가입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달라질 것이며, 이에 따른 통계청의 

북한통계 관련 업무 목표의 강조점 역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현실적 의미를 미리부터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

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과의 국제적 통계협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 

초점을 이들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전략 4 – 국제적 협력 파트너의 분해> 한편, 북한과의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수행할 해외의 파트너 기관으로는 ⓐ UN 산하 국제기구, ⓑ 국제적 NGO 및 학

술단체, ⓒ IMF와 WB 같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각자에 다른 접

근법을 적용

[그림 6-1]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의 환경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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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현재 대북활동에 개입하는가, 각자의 고유한 (통계)활동 영역이 존재하는

가, 통계와 관련된 다자적 협력사업에 얼마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등 

실질적인 대북 통계협력에 개입되는 모든 요인들에서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

기 때문 

2. 4대 주요 협력 프로그램 

□ 이상과 같은 전략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통계청이 주목해

야 하는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프로그램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사업들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제시 

□ 이들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가 존재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이 

출렁거리는 상황에서도 일단은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선정되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 

가. <프로그램 1>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위한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협약 

□ <개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정부부처 가운데 기재부와 통일부 등은 북한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에 있어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련 인력, 지식, 경험 및 재원 

등을 보유 - 따라서 이들 한국정부 전체의 대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계청의 

국제적 통계협력을 수행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이들과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위

한 일종의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 

◦ 만일 이러한 업무 협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각 부처 간 실무 책임자들 사이

에서의 상호 이해(Common	 and	 Mutual	 Understanding)를 도모  

□ 이러한 업무 협약은 기재부와 통일부 등 기존의 국제적 대북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여타의 정부부처들로 하여금 국제적 대북협력 전반에 있어 ‘통계협력의 

의무화’ 및 ‘대북 통계협력에서의 통계청 참여 및 Initiative의 확립’을 보장 받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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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무 협약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 협약 내용>

A.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모든 국제적 대북협력 사업에서의 관련 

통계의 수집 및 보고를 의무화 (ex. 재정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확립)

B. 상기 통계의 수집 및 보고 항목과 형식, 내용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통계청(북한통계

관)이 확립하여 제시 – 이에 대한 통계청의 평가는 이후의 추가적인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 중요 판단 요소로 활용

C.기재부와 통일부 등이 운용하는 기존의 정례적인 국제적 대북 네트워크 또는 논의 플랫폼

에 의무적으로 통계 세션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통계청의 참여와 이니셔티브를 보장 

□ <실행> 이러한 업무 협약은 통계청의 북한통계관이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급과의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거쳐 추진 

□ 이를 통해 이러한 업무 협약이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

로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 

□ 동일한 목적에서 북한통계관은 이러한 업무협약의 체결로 이루어진 제반 업무 

실적, 그리고 그에 따른 국제적 대북통계협력 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국가통계위

원회에 보고하여 그에 대한 평가와 자문, 그리고 상응하는 결정을 요청  

□ <가능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업무 협약이 한국정부 부처들 안에서만 체

결된다면 이를 해외의 협력 파트너에게 실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전망

이라는 사실 

□ 실제로 UN 산하 기관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NGO, 그리고 IMF/WB 같은 국제금융

기구들은 어떤 실제적 활동을 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통계적 요건을 반드시 충

족시키도록 되어있으며, 동 활동 결과 보고서에는 상응하는 통계적 정보가 반드

시 첨부되는 것이 관행 

◦ 예를 들어,	이들 국제기구들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특정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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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기 위해 재정모금(Fund	 Raising)을 실시했다면,	이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

서에는 일정 형식을 충족하는 통계 데이터가 거의 예외 없이 첨부 

◦ 그리고 이러한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제출이 재정적 기여(Donation)의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경향 

□ 따라서 한국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국제적 대북활동에 ‘통계청이 작성

하는 일정한 통계적 요건(통계 보고 의무)’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

이며, 오히려 그간 이러한 조건 없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 

[그림 6-2] 국제기구 및 NGO의 의무적 통계 수집 및 관련 보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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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통계적 요건(통계 보고 의무)’은 해당 국제기구가 반드시 한국의 통

계청에 직접 통계를 제출하지 않고(물론 이러한 경우도 무방), 해당 활동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충분 

나. <프로그램 2> 대북 활동 UN기구 대상 정례적 비공개 서울(런던)포럼 발족 

및 통계청이 주관하는 통계 세션의 운영   

□ <개요> 통계청이 기재부와 통일부 등과 함께 대북 활동을 수행 중인 UN 산하기

관들을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 또는 런던 등으로 초청하여 북한 사회 경제 상황 

점검, 대북 활동 등에 대한 정보 교환, 상호 관심사 토론 등을 수행하면서, 그중 

하나의 세션으로 통계청이 주관하는 북한통계 세션을 운영 

◦ 통일부의 경우 북한 상황,	기재부는 북한경제와 국제적 경제협력을 담당하고,	통계

청은 통계 세션을 전담 운영하는 동시에,	이들 모두가 남북협력기금 등 한국의 재정

지원이 수행된 대북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 

□ 특히 통계청이 진행하는 통계 세션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한국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대북활동에 대한 통계보고의 의무 수행정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의 북한통계 관련 공동 발전 관심사를 토론 

□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계 세션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의 사안을 논의  

<UN 기구대상 서울(런던) 포럼의 통계 세션 주제>

A.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 UN 기구의 대북활동에 대한 제출 통계의 검토 및 공유 

B. 통계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북관련 통계의 설명과 제공 

C. 통계청과 UN 기구간의 대북 통계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토론 

□ <실행> 이러한 통계 세션은 앞서의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 협약과 마찬가지

로 통계청의 북한통계관이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급



제6장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방안 133

과의 논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거쳐 추진 

□ 또한 이러한 통계 세션의 토론 결과 및 그에 따른 향후의 국제적 대북활동 사업

에 대한 한국재정지원의 대응 여부 등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정례 보고하여 앞서

의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 협약의 실질적 효용성을 담보하고, UN 산하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국제적 통계협력 기반으로 활용  

□ <가능성> 과거 통일부는 북한에서 활동 중인 UN 산하기관들과 국제적 NGO 등

을 초청하여 정례적으로 북한상황을 토의하고 상호의 활동 관심사를 공유하는 

포럼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존재 

□ 이는 한국의 통일관련 부처들에서도 위와 같은 포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는 의미이므로 우리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포럼의 형성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 

□ 주목할 사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UN 산하 기관 및 국제적 NGO는 평양에서 이

른바 Inter-Agency Forum 이라는 정례적 모임을 개최하는 등 상호 네트워크를 매

우 체계적이고도 긴밀하게 구축해 오고 있다는 사실  

◦ 따라서 이들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포럼을 형성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을 전망  

□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이들 Inter-Agency Forum의 의장을 전통적으로 UNDP 및 

WFP 등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 한국정부, 특히 기재부 및 통일부 등과 밀접한 연관을 보유한다는 사실

□ 따라서 통계청이 기재부 및 통일부 등과 이들 기관을 체계적으로 설득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비공개 서울(런던) 포럼을 구축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 <주의 사항>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들 UN 산하 기구들이 북한을 의식하

여 이러한 포럼을 위해 한국지역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할지도 모

른다는 사실 

◦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통일부 역시 비슷한 회의를 서울이 아닌 영국의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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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보유

□ 따라서 이러한 포럼의 개최지로 굳이 한국지역을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시 

한반도 이외의 중립지역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고려 

[그림 6-3] 대북 활동 국제기구의 Inter-Agency Forum

다. <프로그램 3> 국제 NGO 및 교육기관 주관 북한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남북한 통계협력 논의의 장으로 활용 (싱가포르 이니셔티브)

□ <개요> 현재 북한의 관료와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을 보이는 국제적 NGO 및 교육기관들로 하여금 북한 대상 경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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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통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지원(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고려)

◦ 이들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몇 주,	중기적으로는 몇 달,	장기적으로는 1년 이내로 

우선 한정하고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을 통계청이나 한국의 관련 기구에서 제공 

□ 이를 토대로 북한의 관료와 경제인들에게 시장경제 및 국제교역에서의 각종 세

제와 통계 등을 교육하는 한편, 이들의 교육 수료 이후 일종의 비공개 통계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통계청이 이를 참관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이에 참여함으로

써 남북한 통계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  

□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국제 NGO 및 교육기관 주관 북한 통계교육 프로그램>

A. 북한 관료 및 경제인 대상 통계 교육

B. 동 통계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개발에 대한 통계청(통계개발원)의 참여

C. 해당 NGO 및 학술기관 등 주관 북한 관련 비공개 통계 컨퍼런스 개최 (통계청 참여)

□ <실행> 이러한 통계 세션은 앞서의 통계청-기재부-통일부 등과의 공동 사업이 아

니라 통계청이 직접 주도하여 실행  

□ 다만, 이에 소요되는 재원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 통계청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 ⓑ 통일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 ⓒ Korea Foundation 같은 

한국의 기타 공적 기관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 후 실행 

□ 또한 통계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여타의 경제교육과는 다른 매우 고유하고도 특

이한 성격이 존재하므로 이들 대상 NGO 및 교육기관을 세계 여러 나라로 확대

하지 말고, 북한이 선호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특정지역의 제한된 NGO 및 

교육기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북한 대상 통계 교육의 핵심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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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점진적으로 남북한 통계협력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가능성>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당 NGO 및 교육기관을 적절히 선정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판단 –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적절

한 지역은 싱가포르이며, 적절한 대상은 NGO로서는 Chosun Exchange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판단  

□ 실제로 싱가포르의 Chosun Exchange와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는 이미 이

와 유사한 매우 초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운영하고 있고, 또

는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 

◦ Chosun	 Exchange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며,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는 최근 북한경제관련 연구센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을 가지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Korea	 Foundation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 

□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크므로 경우에 따라(한국의 재정지원이 가능하

기만 하면) 동 프로그램의 실행은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

◦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게 중립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북한 역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장점을 보유 

□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 일본 생산성 본부 등 북한경

제인력 양성에 관심이 있는 여타 기관과의 협력, ⓑ IMF/WB 가입 이후의 이들 

국제금융기구와의 본격적 통계 교육 및 협력, ⓒ 미국 등 여타의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매우 점진적으로 그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고려 사항  

라. <프로그램 4> 취약국(북한) 통계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Trust

Fund for Statistical Development of Fragile Countries)의 창설과 운영 

□ <개요> 그간 한국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취약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신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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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WB에 유치하여 운영한 경험을 보유 -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 사용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 

□ 이와 유사하게 한편으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을 염두에 두고, 다른 한

편으로는 UN이 추진하는 SDGs와 관련된 국제적 대북통계협력 등을 염두에 두

면서, 북한과 같은 취약국가의 통계발전을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의 재원을 우리

가 출연 및 제공하고, 이를 WB 또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UNDP 등에 의뢰

하여 운영

□ 물론 이러한 신탁기금은 기재부가 재원을 담당하는 것이지만, 이의 실질적 운영

에 통계청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국제

적인 대북통계협력의 재정적, 실무적 계기로 활용 

□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  

<IMF/WB 및 해외 정부와의 북한 경제관련 대화에서의 통계세션 운영>

A. 취약국(북한)의 통계발전 및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교육, 훈련, 지식 제공 등

B. 국제적 통계 작성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약국(북한)에 대한 지원  

C. IMF/W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의 취약국에 대한 통계발전 지원 

D. 이들 취약국의 국제적 통계인력 교류 지원 

□ <실행 및 가능성> 이는 통계청의 북한통계관이 기재부와 협의하여 진행 

□ 물론 이는 별도의 예산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보유 

□ 특히 이러한 신탁기금에 대해서는 VIP께서도 언급하시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이는데다, 무엇보다 그 대상이 경제의 필수적 기술요소인 통계라는 점

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판단  

□ <주의 사항> 다만, 두 가지 주의 또는 주목할 사항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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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러한 신탁기금은 상징성이 매우 크므로 대북제재의 해제 여부를 떠나 미

국 등 주요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는 현실 

□ 둘째, 이러한 신탁기금의 운영을 현재 대북활동을 하는 UN 산하기구인 UNDP와 

미래의 대북 통계협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W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동시에 

의뢰할 경우,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이들 국제기구들과의 협조 관계는 비

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3. 세부 통계협력 프로그램 

□ 현재의 시점에서 통계청이 주도하는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 다만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들을 제외한 여타의 프로그램 

역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여타의 프로그램 역시 매우 

간단하게 협력 대상자별로 서술

◦ 그러나 이중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세부 협력 프로그램은 현재 북한이 

이들 기관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ㅇ 따라서 이들과의 세부 협력 프로그램은 별도로 서술하지 않고 다음 장의 WB와의 

직접 대화의 장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대체  

가. UN 등 국제기구 대상 프로그램 

□ UN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모두 네 가지를 고려 

<세부 프로그램 1>	 UNDP/WFP/FAO/WHO	대상 국제적 북한(경제)	실태 조사 연구

에 대한 ‘사실상의 용역 사업’	발주 (제2의 MICs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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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WHO 등 대북 활동을 수행 중인 UN 산하 기구들은 

MICS 및 북한 어린이 영양조사와 같은 정례적 통계조사를 실시 

□ 이에 착안하여 통계청이 우리사회가 필요한 북한통계를 이들 기관에게 ‘사실상의 

용역’의 형태로 발주하여 정례적으로 북한 현지에서 실사를 통해 해당 통계를 생

산하는 작업을 진행 

◦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용역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형식적으

로는 해당 사업을 관련 국제기구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되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우리정부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 

<세부 프로그램 2>	 UNFPA와의 북한 인구 통계 프로그램 실행  

□ 1993년 및 2008년의 북한 인구센서스와 같은 통계조사 사업을 UNFPA와 공동으

로 다시 수행 

□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성 

◦ 첫째,	제3차 북한 인구센서스  

◦ 둘째,	 2014년 UNFPA가 수행한 북한의 SDHS의 심화 연구(In-depth	 Study)	사업 

◦ 셋째,	북한의 주택,	환경,	보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 조사 계획 구축 및 실행 

<세부 프로그램 3>	 IFAD와의 북한 농촌 삼림 환경 조사 실시

□ 과거 IFAD는 북한의 농촌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를 토

대로 북한당국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한국 등 관련국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이를 중지 

□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IFAD가 과거 북한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 

사업을 부활시키는 대신 이를 통해 북한의 농촌 및 삼림 환경 전반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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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4>	 UNDP/GTI	공동 두만강 유역 국가 경제 현황 조사 및 관련 통계 

컨퍼런스 개최 

□ 현재 GTI(Great Tumen Initiatives)는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역시 관심을 

보이는 상황 

□ 이를 계기로 GTI 및 이와 연관된 UNDP 등과 협력하여 북한을 포함한 두만강 유

역 국가 전체에 대한 경제현황과 관련된 국제적 통계 컨퍼런스를 조직하고 여기

에 북한을 초청 

나. 국제 NGO 및 학술 교육단체 대상 프로그램 

□ 국제적 NGO 및 학술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모두 세 가지의 세부 프로그

램을 고려 

<세부 프로그램 5>	 ‘(기재부-KIEP)	두만강 포럼’에서의 정례 통계 세션 구축  

□ 현재 기재부와 대외경제연구원 등은 중국의 연변대학 등과 더불어 매년 남북중 

3개국 학자들 및 관련자들이 참가하는 두만강 포럼을 개최 

□ 동 포럼에 정기적으로 통계관련 세션을 개설하고, 여기에 통계청이 참여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세부 프로그램 6>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교육기관과의 북한경제 인력에 대한 

통계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통계 개발원 주관)	
□ 앞서 언급한 북한관료 및 경제인 대상 통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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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현재의 북한 실정에 맞는 교육 교재와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판단  

□ 이에 착안하여 실제의 교육은 싱가포르와 같은 특정지역의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사용되는 교재 및 내용은 스위스와 영국, 미국, 싱가

포르 등 실제로 북한 대상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제반 국가들의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 당연히 이는 통계청 본청 보다는 연구의 성격을 가지는 통계개발원에서 담당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세부 프로그램 7>	한중일 3국 협력 사무소 주관 (북한 포함)	동북아 인구(이동),	환경,	
질병,	기후,	교역에 대한 통계 가이드북 편찬 및 이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  

□ 현재 한중일 3국은 상호간 교류 증진과 협력을 위해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사무

소를 개설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 중 

◦ 한편,	우리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 고위급 회담에 있어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

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 

□ 이에 착안하여 한중일 3국 협력사무소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의 인적 물적 교류

와 환경, 질병, 기후 등 소프트한 주제에 대한 통계 가이드북을 편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북한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다.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 대상 프로그램 

□ 여기에서는 이들 국제금융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적 통계협력은 언급하지 않

고, 대신 본 보고서의 제7장에서 이러한 WB와의 실질적인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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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적 대북 통계 협력: 

김 규 철 (한국개발연구원)

1. 북한 경제의 국제사회 편입의 필요성

가. 외부 환경의 변화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한 문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화

◦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한은 개성공단 폐쇄 등 제재를 부과했으나,	현재 가장 중요하

게 여겨지는 것은 미국이 하고 있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와 UN	안보리 대북제재임.
◦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남-북의 양자 관계가 아닌 북-미간,	

혹은 국제사회의 다자간의 관계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과의 경제협력 파트너는 이전과 같이 

남한 단독 보다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될 것임.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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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일본의 납북자 문제로 북-일 간의 경제 교류는 완전히 중단됨.
◦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는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개성공단마저 폐쇄됨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 교류 역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

◦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아지게 되었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나. 북한 경제의 내부 변화

□ 북한의 경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함

◦ 장마당으로 통칭되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상당하며,	북한 당국도 장세를 걷는 등 

비공식 부문을 통제하기보다는 활용하는 실정

◦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보다 위안화나 달러화가 주로 쓰이는 달러라이제

이션(외화통용현상)이 만연해 있음.
◦ 계획으로 운영되는 산업 분야는 군수,	주요 기간산업 등에 한정되어 있고,	경공업 

등 소비재 분야의 산업은 장마당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북한의 경제는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선통신의 발달 등으로 내부의 정보가 확산되

는 속도도 이전에 비해 매우 빨라짐.

◦ GDP	대비 무역액을 의미하는 대외 개방도는 북한의 경우 30~40%	수준으로 일반적

인 국가와 유사한 수준임.
◦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국제화된 경제 구조와 일정부분 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노동자의 수가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 바 있고,	최근 무선통신의 회선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부 세계 및 내부 

정보의 교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북한의 경제가 더 이상 국제경제와 고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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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총집중으

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경제 발전을 우선시 하는 기조

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에 편입해야 하는 이유

□ 북한 경제가 버티는 수준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현재 북한이 바라

는 ‘제재 해제’ 이상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독자적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는 북한의 태도는 단견(短見)일 수 있음.
◦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통해 볼 때,	경제발전의 지름길

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 정책임.
◦ 이를 위해서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수출하는 교역 위주의 산업정

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자력갱생으로는 불가능

□ 북한이 개방되어 북한경제가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정상화 된다면 FDI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 투자 등 경제발전의 필수 요건을 빠른 시간에 갖출 수 있음.

◦ 현재의 상황처럼 제재 하에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중단된 상태로 중국의 지원만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중국에 의존⋅종속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 구조를 탈피해야 함.
□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자금지원 등 경제협력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임.

◦ 자본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자본들은 현재 북한의 투자환경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국제금융기구의 보증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에의 상업 자본의 투

자는 매우 어려울 전망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임.
◦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경제 관련 데이터가 발표되고,	북한 당국

의 투자 정책이 마련되어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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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절차

가. 북한 경제의 국제사회 편입

□ 북한 경제가 세계화된 경제 질서 하에서 국제사회에 편입된다는 것의 첫 번째 단

계는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의 대표기관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와 세계은행(World Bank, 이하 WB)에 가입하는 것임.

◦ IMF는 회원국이 국제수지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역할을 함.
◦ WB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

◦ 북한의 해외투자는 북한의 투자환경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투자환경 

요인은 북한 당국의 투자환경조성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보증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자금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인증서’나 ‘보증서’를 받는 셈

◦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이 유입되어 북한 경제가 정상화 되었다는 판단이 선 

이후에야 해외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지원 역시 IMF,	 WB	가입여부와 이후 북한 당국의 행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로, 구체적으로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국제금융기구(ADB, IMF, WB)에 가입 신청을 하였으며,

국제금융기구 담당자들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가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현재도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심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1997년 2월에 ADB(Asian	 Development	 Bank)에 가입 신청하였으나,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북한은 1997년 9월에 IMF	조사단(fact-finding	mission	 team)을 초청하여,	북한 재정

부,	국가계획위원회,	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등과 미팅을 하도록 함.
◦ 당시 IMF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북한 당국에 IMF의 역할과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1998년 2월에는 WB의 Bradly	 Babson(前 동아시아 담당 부총재 고문)은 북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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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세계은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WB에 가입하기 위해 필

요한 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전달함.
◦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외교협회 연설에서 “세계은행이나,	세계경제포

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해 개방과 개혁에 나설 뜻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이 현재도 국제기구 

가입에 관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북한은 국제금융기구가 아닌 FAO, WFP, UNFPA, UNICEF 등 UN 산하의 국제기

구와는 보건, 농업 관련 협력을 한 경험이 있음.

◦ FAO,	 WFP는 매년 북한의 식량안보평가(Food	 Security	 Assessment)를 진행하여 농

업생산통계와 식량배급(Public	 Distribution	 System)통계 작성을 하고 있는데,	북한

은 이 작업을 위한 현지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하여 관련 경험을 쌓고 있음.
◦ UNFPA는 1993년과 2008년에 인구일제조사(Census)를 실행하여 관련된 북한당국

의 인력을 훈련시킨 경험이 있음.
◦ UNICEF는 여러 번에 걸쳐 Nutrition	 Survey와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를 진행하였으며,	북한당국은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경

험이 있음.	
◦ 구체적으로 2017년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프로젝트 당시 북한의 

설문조사 인력은 39일간의 현장경험(fieldwork)을 통해 인터뷰 방법과 설문 문항의 

내용,	가상 인터뷰 훈련을 하였고,	 UNICEF는 북한 중앙통계국의 데이터 관리,	편집,	
분석에 대한 지원도 수행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협력 분야는 보건이나 농업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IMF나 WB와 같은 

거시,	국제금융 분야의 협력은 전무한 상황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과 절차

(1) IMF 가입 조건과 절차

□ IMF 가입의 조건은 1. 국가, 2. 외교권을 가진, 3. IMF 가입 이후에 의무사항을 준

수해야 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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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없으며,	실제 체제전환국 등의 가입사례를 보

아도 기초적인 통계가 작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속히 가입시키는 특혜를 주는 등 

새로운 국가가 IM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조항을 준수하는 것 외에 기회원

국들의 동의가 더 중요한 요건

◦ IMF	회원국의 가입 이후 의무사항은 ‘안정적인 환율제도 유지’와 ‘경상지급에 대한 

자금이동 규제 자유화’가 규정되어 있음.
□ 북한이 IMF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IMF 출자금(Quota) 수치를 산정해야 하는

데, 출자금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GDP, 외환보유고, 국제수지임.

◦ IMF의 회원국은 경제 규모와 지역별 배분에 비례하여 출자금을 할당받음.
◦ 출자금은 IMF	총회에서 행사하는 투표권이자,	 IMF로부터 조달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이며,	 회원국의 예비 유동성 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으로 활용 가능

□ 가입희망국이 IMF에 가입하려면 IMF 총회에서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국이 참가하여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 참고로 IMF	투표권은 미국(16.8%),	일본(6.26%),	중국(6.19%),	독일(5.41%),	프랑스(4.1%),	영국(4.1%)등 6대 출자국이 약 44%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표권은 1.76%
□ 가입희망국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IMF는 조사단(fact-finding mission team)을 보내 

IMF 출자금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함.

◦ 이 때,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역시 제공됨.
◦ 동시에 조사단은 IMF의 정책과 회원국의 재정적,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

◦ 조사단은 해당국의 ‘quota	 paper’를 작성하여 IMF의 집행 위원회(Executive	 Board)
에 제출함.

□ 북한의 IMF 출자금(Quota)은 북한과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기존 가입국의 ‘계

산쿼터’와 지역별 배분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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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된 “쿼터 및 발언권(voice	 and	 participation)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계
산쿼터(Q)’는 다음과 같이 결정됨.

  × × × ××

Y:	최근 3년간 평균 GDP	 (시장 환율 GDP와 구매력평가(PPP)	 GDP를 6:4의 비율로 가중 평균)O: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지급 및 수입V:	최근 13년간 경상수입 및 순자본흐름의 3년 이동평균의 표준편차R:	최근 12개월 월평균 외환보유액0.95:	조정계수(compression	 factor)
□ 대부분의 신규 가입국이 ‘계산쿼터’의 산정에 필요한 GDP, 경상지급 및 수입, 순 

자본흐름, 외환보유액 자료를 처음부터 IMF 조사단에 제공하기는 쉽지 않았음.

이는 최근 IMF에 가입한 국가들이 관련 데이터를 생산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

한 열악한 환경의 저개발국들이었기 때문임.

◦ ‘계산쿼터’	산정을 위한 데이터가 부재할 경우에는 IMF	조사단이 국가의 상황과 제

반 여건을 통해 관련 수치를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만약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을 하고 북한의 쿼터가 산정된다면,	이 수치는 이전 

가입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과 유사한 경제 여건이 유사한 라오스(1.46억달러),	피지(1.35억달러),	파푸아뉴

기니(1.82억달러)의 계산쿼터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쿼터는 최대 1.5억 달러 정도

로 예상됨.
□ 북한이 출자금(Quota)을 완전히 납부해야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며, 출자금

은 향후 대북 자금지원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북한이 IMF 가입 시 출

자금을 최대화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IMF	회원국은 출자금의 25%를 금,	달러,	유로 등의 교환성 통화로 납부해야 함.
◦ 북한의 쿼터를 1.5억 달러라고 추정할 경우 이 수치는 3,750만 달러인데,	이 수치는 

북한에게 큰 부담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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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금,	달러,	유로 등으로 납부하는 액수는 북한의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며,	언제

든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교환성 통화로 납부하는 쿼터 납입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 북한의 IMF 가입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서를 접수2.	북한에 IMF	가입을 전제로 한 조사팀(membership	 mission)을 파견3.	현지 조사팀은 북한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쿼터 산정에 필요한 

통계를 수집4.	조사팀은 수집된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IMF	가입 시 필요한 쿼터를 산출하는 보

고서를 상임이사회의 가입위원회에 제출5.	 IMF	상임이사회 내 가입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IMF	가입여부와 쿼터를 

결정6.	북한이 IMF가 제안한 쿼터에 동의하고 수용7.	 IMF	상임이사회 내 가입위원회는 보고서와 북한 가입에 대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

여 상임이사회 토론에 부침.8.	 IMF	상임이사회는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을 IMF	총회에 송부하여 북한의 가입 여부

를 총회 투표에 회부9.	 IMF	총회가 북한의 가입을 승인하면 IMF	상임이사회는 이를 지지하고 보증10.	북한이 IMF	신규회원국이 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전 조치들을 수행하였음을 IMF
에 통지11.	북한이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무부에서 IMF	협정문 원본에 서명하는 절차를 

마침.	12.	이 절차를 마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IMF	회원국이 됨.
□ 북한의 IMF 가입을 신청한 시점부터 공식적인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

◦ IMF의 규정과 staff	 manual에 나와 있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경우 북한의 IMF	
가입은 최소 1년은 걸릴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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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가입한 나우루,	투발루 등 인구 1~2만 명 수준의 경제 규모도 매우 작은 태

평양의 소국들도 IMF에 가입하는데 약 2년의 기간이 경과된 바 있음.
◦ 북한의 경우 현재 북한의 통계 현황에 비추어 볼 때 IMF	출자금(Quota)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를 구축하거나 추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가입국들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음.
◦ IMF	총회에서 북한의 가입이 승인된 이후에도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 

국내외 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존재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이 IMF에 가입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최소 1년 이

상은 걸릴 가능성이 다분

(2) World Bank 가입 조건과 절차

□ World Bank는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DA(국제개발협회), IFC(국제금융공사),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WB의 회원국이 되려면 먼저 IMF

의 회원국이어야 함.

◦ IDA,	 IFC,	 MIGA의 가입자격은 IBRD	회원국에만 주어짐.
◦ IBRD의 회원국이 되려면 해당 국가는 우선적으로 IMF의 회원국이 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IMF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IBRD에도 동시에 가입 신청을 하며,	가입 

승인 절차도 병행적으로 이루어짐.
◦ 결론적으로 IMF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가입희망국이 IBRD에 가입하려면 총 투표권의 2/3 이상을 보유하는 과반수 가입

국이 참가하여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

◦ 참고로 IBRD	투표권은 미국(15.76%),	일본(7.3%),	중국(4.72%),	독일(4.27%),	프랑

스(4.0%),	영국(4.0%)	등 6대 출자국이 약 40%를 차지하며,	한국의 투표권은 1.68%
□ IDA(국제개발협회)는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IBRD보다 나은 조건(금리와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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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1.	 1인당 GNI가 $1,175보다 낮아야 함(2020년 기준)	 	 2.	개발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신용이 부족하여,	양허성 성격의 자금

이 필요한 국가로 인정받는 경우	 	 3.	개발 자금 지원 이후 해당 국가가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달성했다는 IDA의 정

책 평가를 만족해야 함.
□ IDA는 위의 조건 확인을 위해 회원국의 경제총량 데이터와 외채 데이터를 요구

하고 있음.

◦ 경제총량 데이터로는 명목 GDP,	실물 GDP,	 GDP	디플레이터,	명목 GNI,	달러 환율,	
인구가 요구됨.

◦ 외채 데이터는 공공 채무(정부,	중앙은행과 공공기관)와 민간의 무보증 채무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외채 데이터를 통해 국가의 외채 상황,	신용도,	경제 관리능력을 평가

◦ IDA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채무 규모(공공,	민간),	상환된 채무,	미결제,	
미지급액 등을 발표

◦ 채무보고제도(Debtor	 Reporting	 System)는 상세한 채무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를 통해 자금 수원국의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모니터 할 수 있음.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 고려사항

□ 북한이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및 투표권으로 활용되는 

quota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필수적인 사항

◦ 그러나 IMF와 WB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가입 당시 관련 데이터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음.
□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IMF, WB 가입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 당

국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협조적 태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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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quota)	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제출이 필수적이지만,	적절한 데이터가 없는 

국가의 경우 여러 가정을 통해 수치를 산출해왔음.
◦ 또한,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에 IMF나 World	 Bank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지원

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온전히 이사

회의 결정 사항

□ 결국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것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3. WB의 통계 시스템 구축 협력 프로그램

□ WB는 저개발 국가의 통계 역량 증진을 위해 여러 국제기구 및 단체들과 협력하

여 통계역량구축(Statistical Capacity Building)1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지원

◦ WB의 통계 협력 프로그램의 지원방식은 신탁기금 프로그램과 차관으로 진행되는 STATCAP	프로그램으로 나뉨.
□ 통계역량구축 신탁기금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 감축과 사회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해당 국가가 증거 기반 정책결정(evidence based policy

decision)에 필요한 통계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

◦ 현재 WB의 통계역량구축 신탁기금은 다음의 3가지 프로그램이 있음.	 	 	 1.	 TFSCB	 (1999년~):	 통계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tatistics)	수립 지원,	 101개국에서 149개 프로젝트에서 수행	 	 	 2.	 SRF-CF	 (2009년~):	 8개국의 통계 시스템 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3.	 ECASTAT	 (2015년~):	동유럽 및 CIS	국가의 국가통계전략(NSDS)	이행 지원 프로

그램

1 World Bank의 통계 역량 구축(Statistical Capacity Building)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worldbank.org/en/data/statistical-capacity-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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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CAP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시스템 구축에 필

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STATCAP은 WB의 통계 지원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차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STATCAP은 통계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NSDS)	 또는 통계 마스터 플랜(Statistical	Master	 Plan)을 구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 따라서 국가 통계 체계에 대한 상세한 평가,	중장기 목표와 전략,	그리고 이를 실행

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

◦ STATCAP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	통계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	(2)	국제적인 통계 관행을 준수할 의향,	 (3)	국제화된 개발 및 모니터링 활동 참여,	(4)	지속 가능한 통계 시스템 구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WB는 통계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동시에 각 국의 통계역량 수준을 수치화하

여 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역량지표(Statistical Capacity Indicator; SCI)2를 제공하

고 있음.

◦SCI를 통해 국가별로 통계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와 발표 시의성,	정확성 등을 얼마나 

잘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SCI는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평

가 기준이 경제지표의 역량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역량보다는 결과물에 치

중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WB는 통계역량강화 프로그램 외에도 저소득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외 채무를 관

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MTI(Macroeconomics,	 Trade	 and	 Investment)는 국가의 채무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 개선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DMF(Debt	 Management	 Facility)는 IDA	자금 지원 대상 국가에 채무 관리 전문가를 

지원하는 IMF-WB	공동의 신탁 자금으로,	기술 지원,	자문 서비스,	채무 관리 워크샵 

2 http://datatopics.worldbank.org/statisticalcapacity/SCIdashboard.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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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진행

◦ DECDG(Development	 Economics	 Data	 Group)은 회원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IMF가 

제공하는 외채 및 공공채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및 

비디오 컨퍼런스 등의 방법을 활용

◦ 2015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공무원 교육,	 2019년 IMF와 협력하여 G-20	정부 

재정 및 공공 부문 채무 통계 워크샵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
4. WB의 통계 협력 사례를 통해 본 북한에의 시사점

□ WB는 미얀마의 통계역량강화를 위해 2013년 신탁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후에

도 미얀마 중앙통계청과의 프로젝트 사업 방식으로 미얀마의 국가 통계 전략

(NSDS)을 지원한 바 있음.

◦ NSDS	 1단계에서는 복수의 전문가들이 미얀마의 통계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통계 개발을 위한 전략적 틀을 제공

◦ NSDS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실시한 전문가 평가를 업데이트하여 다양한 통계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제공하고,	이후 5개년 액션 플랜을 제시

□ WB의 미얀마 통계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ESCAP,	 UN,	 FAO,	 ADB,	 IMF,	 W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이 

북한과 통계 협력을 지원할 것이며,	북한의 중앙통계국과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조

정(coordination)이 필요함.
◦ IMF,	 WB	등 실무그룹과 해당국가의 정부가 공동으로 통계 품질에 대한 논의를 지

속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료가 주재(미얀마의 경우 부통령)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 통계 당국자들의 WB가 주도하는 NSDS(통계 개발을 위한 장기간의 국가 전략)	

프로세스에 대한 동의가 필요

◦ NSDS는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미얀마의 경우도 통계 협력을 진행



156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필요통계 지표 발굴 및 품질 검증 방안 연구

하는 국제기구와 미얀마 당국의 역할 문제 등으로 WB에 가입하고도 오래 걸려서야 

시작함.	
◦ 따라서,	북한의 NSDS	수립 역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 WB의 통계협력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정된 재원을 많은 국가에 지원하다보니 개별국가에 지원되는 원조의 규모가 필요

에 비해 작아 효과적이지 못함.
◦ 원조기관의 지원방식이 조정되지 않아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의 지원방식

이 기술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국제금융기구가 원하는 분야 중심으로 통계협력이 이루어져 국내 정책에 필요한 micro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존재

◦ 개도국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MDGs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조건

을 충족시켜야 하는 처지

◦ 국제기구의 표준화된 통계 협력 방식은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움.
5. 국제적 대북 통계 협력에서의 통계청의 역할

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간략한 고찰

□ 2018년 남-북, 북-미 정상 간의 대화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었

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2019년 11월 현재 대북제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 북한은 2019년까지 대화의 창이 열려있다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북

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응답하며 2019년 12월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상황

나.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통계청)의 입장과 대응방안

□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공고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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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방식 중 제재 완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상황

에서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남북협력 사업을 고민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해 사안별로 제재면제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고 판단

◦ 통계 협력 분야로 예를 들면,	북한의 통계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의 통계 당국자와

의 미팅이나 개별 접촉 등은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큰 무리가 없으나 

북한의 통계 시스템 전산화 등의 명목으로 컴퓨터 등 제재 위반 품목이 북한으로 

투입되는 것은 대북제재에 저촉되므로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

◦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의 분위기 상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경제협력 프로그램

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다만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북한과 협력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여 주요 경제협력 분야의 

관련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 예시

◦ 현 상황 상 북한의 통계 당국과 직접적으로 만나 관련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국 내부의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의 준비는 가능

□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통계청의 조정 

역할이 필요

◦ 북한과의 통계 협력은 한국의 ‘통계청’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여타 저개발국이나 

체제전환국의 사례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 국제기구들이 북한과의 통계 협력을 

진행할 경우 조정(coordination)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통계청은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에 참여하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북한 

통계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향후의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가칭 ‘북한의 통계 역량 

구축을 위한 예비 토의 그룹’을 결성하는 것을 고려

◦ 북한 통계 당국은 한국의 ‘통계청’이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을 주도하는 상황을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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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WB나 IMF	등 국제기구가 전면에 서도록 하는 대신 통계청은 

논의의 핵심 멤버로 계속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개발을 위한 ‘북한 기술지원 신탁기금’

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계청은 이 기금이 북한의 통계 데이터 산출 및 

통계 역량 강화와 같은 통계 협력에 사용되도록 국제사회 및 북한 당국을 설득하

는 작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외에도 북한의 통계 당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위에서 제시된 ‘북한의 통계 역량 구축을 위한 예비 토의 그룹’에서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여 신탁기금이 통계 협력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기합의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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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결론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 및 통계 품질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남북한 통계협력 방안, IMF 및 WB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대북통계협

력방안 등 북한통계와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적 주제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북한통계를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내 해당 

국책연구기관의 실장급 북한연구자 6명,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찰을 진행해 온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연구자 4명 등을 연구에 참여시켜 이들의 

집중적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이를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국내의 전문가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발표와 토론 및 

사색의 결과를 종합하고 집약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도달한 결론

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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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통계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가. 현황과 문제점  

□ <현황과 공헌> 현재 통계청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라는 북한통계 간행물을 정

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동시에 북한통계 포털이라는 전자적 통계 서비스 역시 

제공

◦ 이들 서비스를 통해 북한의 자연지리와 인구,	경제총량과 같은 일반적 통계 데이터

에서부터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의사의 수와 같은 부분적 통계,	그리고 남북한 교류

와 경협 같은 한반도 전체의 통계 데이터 역시 포괄적으로 제공  

□ 이러한 통계청의 서비스는 북한통계에 집중한 거의 세계 유일의 종합적 통계 서

비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우리국민의 대북 인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중

한 기초 자료의 역할을 수행  

□ <문제점 1 – 북한통계 관련 통계청의 역할>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다양한 

문제점 역시 관찰되며 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

의 역할 부분 

◦ 현재 통계청은 북한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북한통계를 생산하는 기능이 매우 

미약하여 통계 생산자라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의 기관들이 생산한 북한통계를 단순

히 제공받거나 수집하여 이를 통계청이 발간하는 북한통계 발간물이나 북한통계 

포털에 게재하는 기능만을 수행 

◦ 이로 인해 북한통계에 관한한 우리사회의 통계당국인 통계청이 통계의 생산과 유

통,	배포 등 전 과정을 기획하거나 조정하는 기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가 발생  

□ <문제점 2 – 북한통계의 기본적 문제> 그 결과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통계에 

대한 서비스는 통계청이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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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조정의 위험:	외부의 생산통계를 그대로 게재하여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여파를 통계청이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② 주제별 과소와 과다:	특정 부분은 외부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이 다양하여 상대적으

로 과다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의 경우로 제공 통계가 과소해진다는 사실 

③ 기획의 어려움과 비체계성:	북한통계에 관한한 통계청 스스로가 일정한 기획과 계

획을 통해 품질을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④ 현실적 해결 곤란: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계청은 

이를 즉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 <문제점 3 – 북한통계의 기술적 문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통계청이 발표

하는 통계 간행물 등에 수록된 북한 통계는 모두 17가지의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간행물의 제목과 도표 형식의 불일치,	② Glossary의 부재,	③ 통계출처 표시,	④ 기

준이 모호한 주제 배열 순서,	⑤ 동일 범주에서의 출처별 통계 포함 범위,	⑥ 통계 

데이터의 내부적 비일관성 (internal	 inconsistency),	⑦ 각 통계 주제간 내부적 일관

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통계 지표,	⑧ 통계적 정의의 불명확성,	⑨ 통계적 정의의 

불일치성,	⑩ 부적절한 통계표,	⑪ 출처 간 수치의 조화가 필요한 통계 지표,	⑫ 기

준이 부적절한 통계 지표,	⑬ 시계열 통계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인 통계표,	
⑭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통계 지표,	⑮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통계,	⑯ 소속 

범주가 이상한 통계 지표,	 ⑰ 통계표 포함여부 선정기준의 모호성

나. 개선 방안 

□ 이러한 문제점은 매우 구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단기와 중기, 그리고 장기 등의 정책방안을 

별도로 제시

□ <단기 – 현 체제에서의 기술적 문제점 개선> 우선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와 같은 

간행물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한 번에 개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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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모색 

□ 이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 

① 간행물의 이름과 통계표 형식의 조화:	현재 간행물의 제목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인데 반해 이에 수록된 통계표는 남북한 비교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점을 정당화하

는 설명을 부과 

②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수록된 각 통계의 생산자들에게 해당 통계의 작성 방

법과 특징,	주의 사항 등을 집필하게 한 이후 통계청이 이를 최종 수정하고 종합한 Glossary를 구성   

③ 국정원 통계 관련 출처 표시와 항목 조정:	국정원 통계의 출처를 현행처럼 통계청으

로 표시한 것을 변경하고 이 중 상대적으로 품질에 논란이 있는 항목들을 조정 

④ 삭제와 조정:	여타 통계 품질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통계 항목들은 당분간 삭제

하여 게재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항목으로 대체  

⑤ 남북한 통계의 차이점 명기:	남북한 통계는 동일한 항목이어도 통계적 정의가 다르

게 나타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계표의 각주로 명기 

□ <중기 1 – 통계 간행물의 전면적 개편>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통계 간행물의 발간 

목적과 체제 및 구성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 

□ 우선 통계청이 북한통계에 대한 정례적 간행물을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준거 통계’를 선정하고 이의 성격과 특징을 분

명히 하는 것에 초점 

◦ 따라서 동 준거 통계는 국정원,	통일부,	한국은행 등 한국의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정책적 목적으로 생산하는 북한통계를 의미(이러한 기존의 통계에 더해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북한물가통계를 새로이 작성하여 발표)	
□ 이에 따라 새로운 통계 간행물 역시 이러한 준거 통계를 소개하는 부분과 이를 

여타의 북한통계와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통해 남북한을 비교하는 부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각각의 부분에 걸맞은 통계항목과 작성방법

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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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	통계표 형식의 변화-	통계청ㆍ한국은행 공동 북한 물가통계 작성 및 제공-	무역통계와 남북교역 통계의 조정-	세부 항목별 통계표의 선정 기준 확립

② 제2,	 3부:	북한통계 및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	여타 북한 통계와의 비교-	남북한 비교 통계와의 비교

③ 제4부:	기타-	정례적 기타 통계의 선정과 수록-	특집 통계의 선정과 수록-	종합적 통계 Glossary의 작성 및 제공-	북한통계 관련 참고 문헌 선정과 수록

□ 이러한 통계 간행물의 개편 작업은 통계청과 통계개발원, 그리고 북한통계 콜로

키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모두 종합한 개편 TF를 구성하여 실행 

□ <중기 2 – 북한통계 포털의 개선> 중기적으로 북한통계 포털 역시 개선하되 동 

포털은 통계 간행물과는 달리 전면적 개편이 아니라, 북한통계 수집과 정리과정

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정 

◦ 특히 개선하려는 북한통계 수집의 대상을 북한당국이 생산하는 공식통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현재 Big	 Data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통계를 Small	 Data까
지 확대 

□ 이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의 개선 작업을 수행 

① Big	 Data	수집을 위한 국내(비공개)	북한통계 DB들과의 연계성 확보

② Big	 Data	 &	 Small	 Data:	북한통계 콜로키움 대상 북한 통계 수집을 위한 정례적 소규

모 연구용역 발주

③ Small	 Data:	국내 NGO	등 민간기구의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164 통일정책 지원을 위한 필요통계 지표 발굴 및 품질 검증 방안 연구

④ Big	 Data	 &	 Small	 Data:	 UN	산하 국제기구 및 국제적 NGO	등 대상 대북 활동 지원 

시 관련 통계 보고의 의무화 추진

⑤ Big	 Data	 &	 Small	 Data:	국내외 기관들에게 관련된 북한 데이터 수집을 의뢰

2. 통계청의 북한통계 업무 재정립과 남북통계협력 

가. 북한통계업무 재정립 방안 (장기 방안)

□ 한편 현재 통계청의 북한통계 서비스가 가지는 제반 문제점들은 궁극적으로 북

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 및 기능의 개선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

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통계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는 작

업이 필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작업에 앞서 단기,	중기 개선방안에 더해 장기적인 통계청

의 북한통계 서비스 및 통계품질 개선방안을 제시 

□ <위상과 목표> 먼저 통계청은 우리사회의 통계당국으로서 북한통계에 있어서도 

이의 생산과 유통, 공표 및 활용 등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는 

위상을 갖추며 이를 위해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업무 목표를 네 가지로 

선정

<목표>

A. 북한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생산⋅수집⋅제공 등을 통한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 증진 

B. 우리사회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선정과 생산  

C. 북한당국과 민간의 통계능력 향상 및 남북한 교류확대, 통일 대비를 위한 남북 통계협력

D. 북한 및 북한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통계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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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또한 이를 위해 통계청 내부에 북한통계관 직위를 신설하여, 해당 통계관

이 북한통계와 관련된 국가통계위원회의 자문과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북한통계

실무단과 북한통계발전협의회를 구성⋅지휘하여 제반 업무를 진행  

□ <업무 및 권한> 그리고 북한통계관은 북한통계에 대한 여섯 가지의 주요 통계청 

업무를 처리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 역시 보유 

① 북한 관련 준거 통계의 생산⋅기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내외 북한통계 수집 및 관련 통계 DB	구축과 운영

③ 남북교류를 위한 통계적 지원 및 남북한 통계 협력 총괄

④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총괄

⑤ 북한통계관련 예산권

⑥ 북한 통계 서비스:	간행물 발간과 통계포털

나. 남북통계협력 방안 

□ 이처럼 북한통계와 관련된 통계청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되면 이를 토대로 남

북한 통계협력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되 이를 위해 세 가지의 기본적 협력 방안을 

모색 

□ <기본 프로그램> 먼저 차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 정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통계협력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 통계당국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

행할 수 있는 남북통계 기본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압축 

① 2023년 남북한 공동/동시 인구 센서스 실시 및 결과의 공동 발표:	제4차 남북 정상

회담의 주요 사회경제 협력 관련 논의 아젠다로 추진

②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통계 작성 공표에 대한 협약: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세관 공동 협약

③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 상호간 기초 통계 제공 협약:	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북한 중앙은행 공동 협약

□ <제도 프로그램> 이러한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경우 앞으로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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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통계협력을 정례화, 제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

로 또 다른 세 가지의 제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 

① 남북한 경제공동위원회에서의 독립적인 통계 분과 또는 총괄 분과의 중요 상설제도

로서의 통계협력소위 구축 

②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한 단일 통계 보고표(매뉴얼)	작성 및 공동 관련 통계 조사 

협력 사업 정례화 채널 구축

③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상설 통계 협력 사무소 개설 운영(통계청/중앙통계국 및 남

북한 세관 공동)
□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그리고 북한의 통계능력 함양과 북한통계의 품질 개선,

남북한 통계 통합을 대비한 대북 지식 전수 및 통계 장비 확충 등 지식 인프라 

협력사업 역시 전개 

① 대북 통계 KSP	제공 및 통계 인력 양성을 위한 남북한 상호 및 남북한-UNDP(또는 WB)	공동 협력 프로그램

② 북한의 통계 발간물(해외)	간행 지원 프로그램 

③ 대북 통계 장비 지원 프로그램 

3. 국제적 대북 통계협력 방안 

□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제적인 대북통계협력 사업은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에서 미

묘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접근은 보다 정교한 전략과 프로

그램으로 추진될 필요 

□ <방향 및 전략>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① 한국정부의 기존 국제 네트워크 활용 

우선, ② 국제적 협력 플랫폼 구축 우선, ③ 북한의 IMF/WB 가입 이전 시기 사업 

우선, ④ 국제적 협력 파트너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접근 등의 전략과 방향성으

로 전개 

□ <4대 주요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주요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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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적 대북통계협력을 위한 통계청-기재부-통일부 업무협약 

② 대북 활동 UN기구 대상 정례적 비공개 서울(런던)포럼 발족 및 통계청이 주관하는 

통계 세션의 운영 

③ 국제 NGO	및 교육기관 주관 북한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남북한 통계협력 논의

의 장으로 활용(싱가포르 이니셔티브)	
④ 취약국(북한)	통계 인프라 정비를 위한 국제적 신탁기금(Trust	 Fund	 for	 Statistical	Development	 of	 Fragile	 Countries)의 창설과 운영 

□ <세부 협력 프로그램> 물론 이러한 4대 주요 협력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각각의 국제적 협력 파트너에 상응하는 보다 세분화 된 협력 프로그램 역시 

제안 

① UN	등 국제기구 대상 프로그램 -	 UNDP/WFP/FAO/WHO	대상 국제적 북한(경제)	실태 조사 연구에 대한 ‘사실상의 용

역 사업’	발주(제2의 MICs	정례화)-	 UNFPA와의 북한 인구 통계 프로그램 실행-	 IFAD와의 북한 농촌 삼림 환경 조사 실시-	 UNDP/GTI	공동 두만강 유역 국가 경제 현황 조사 및 관련 통계 컨퍼런스 개최

② 국제 NGO	및 학술 교육단체 대상 프로그램 -	 ‘(기재부-KIEP)	두만강 포럼’에서의 정례 통계 세션 구축 -	스위스,	영국,	미국,	싱가포르 교육기관과의 북한경제 인력에 대한 통계 교육 프로그

램 공동 개발(통계 개발원 주관)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소 주관(북한 포함)	동북아 인구(이동),	환경,	질병,	기후,	교역

에 대한 통계 가이드북 편찬 및 이에 대한 북한 참여 유도

③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 대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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