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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소요) 주요 내용 장소

10:00∼10:30 등     록

VISTA HALL
(지하2층)

10:30∼10:40
(10분) 개회사

10:40∼10:50
(10분) 축     사

10:50∼11:20
(30분)

<기조연설>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11:20∼12:00
(40분) 토     론

12:00∼14:00
(120분) 오     찬

14:00∼15:30
(90분)

<세션1>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1. 글로벌 생산 혁신 네트워크와 혁신성장

2. 2021년 경제총조사 추진방향 및 계획

3.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세션2> 사회통계 생산방식의 진화

1.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 통계 심층 분석

2. 이력제를 활용한 가축동향조사 효율화

3. 인구주택총조사에 IT기반 전자조사(Paperless Census) 도입

<세션3> 데이터의 연계ㆍ융합과 서비스

1. 통계청 사업체 정보와 KCB 대출 정보 연계를 통한 개인사업자 폐업 분석

2.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3.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세션4> 통계정보서비스 활용성 강화

1. 통계생산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및 발전방안

2. 최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사례 추이 및 확대방안

3.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운영 사례(MDI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션5> 데이터 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통계 과제

1. 다출처 자료 연계 사례

2. 2019 HLPF 동향과 시사점: SDGs 데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3.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양성(부제 : 학교 통계교육의 오늘과 내일)

<특별세션> 통계산업 진흥 필요성 및 방안

1. 국내 통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통계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제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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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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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빅데이터

Big Data Value

조성준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센터장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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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본질 Data  Insight  Value

AI, ML, DM
Data Scientists

비즈니스 액션
Decision Makers
(제품개발, 엔지니어, 마케터, 투자자, 인사관리)  

4

특성 V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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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Data  Insight  Value

Data  Insigh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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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매출 증가 방법은? 

8

Big data INSIGH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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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오븐

집

마트

맛

엄마

아이간식

정성

실패

귀찮음

• 오븐은 있는데 쓸 줄 모른다
• 하고 싶은 요리는 많은데 오븐이 없다
• 오븐으로 요리를 했더니 맛있다
• 오븐은 작았으면 좋겠다

• 오븐 음식재료는 마트에
서 구매하길 원한다

• 마트는 가기 귀찮다

• 오븐으로 요리하면 맛
있다

• 새로운 시도는 대체로
맛이 없다

• 엄마는 오븐을 사주는
사람

• 엄마는 오븐을 귀찮아
함

• 엄마는 오븐을 잘 다룰
줄 모름

• 엄마와 함께 하는 오븐

• 아이들을 위한 오븐 요리
• 아이가 오븐을 만지면 위험

• 가족을 위한 간식을 오븐으로 조리하
면 건강한 음식

• 오븐으로 만드는 간식은 귀찮은 일

• 오븐으로 하는 요
리는 정성이 담겨
있음

• 오븐이 없어서 실
패했다고 생각함

• 오븐이 있어도 실
패함

• 오븐 요리는 귀
찮음

• 준비하고 치우
기도 귀찮음

아이들을 위한 간식
에는 어떠한 것이
있지?

엄마는 아이들이 사
랑스러울 때 간식을
해주심

엄마의 간식은 다이
어트를 결심한 아이
에게 독임

누군가를 위해 정성
껏 만드는 간식은
보람 있다.

간식도 먹으면서 다
이어트 하는 방법은?

간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다가 살찌면
안 되는데..

실패의 이유는 주로
레시피 과정에서의
실수이다.

베이킹은 반죽이 어
려워서 실패할 때가
많다.

아이와 함께 빵을
만들고 싶다.

베이킹 재료는 다
구매하려면 비싸다

좋은 재료와 건강한
재료로 빵을 만들고
싶다.1단계

2단계

3단계

베이킹 간식

내가 만든 음식과
정성을 주변에 알리
고 싶다.

“기계 맞춤형 레시피”

3 단계: 키워드 + 키워드 조합

10

... 엄마가 오븐활용
을 못하는거 같은
데 별로라고 팔아
버린대... 

... 레시피따라서 했더니... 
주방이....난장판에 올리
브오일냄새에... 오븐은
타버리고..

... 집에 오븐이 있는데...ㅋ
ㅋㅋ...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까 그냥 뭐 데워먹을 때밖
에 쓸일이 없어..!(한심

…쿠키 진짜 오븐에 굽는데
수분조절실패에 크기 조절
실패해서 오븐 판에 12개
가 ....

SNS를 통한 니즈 분석:

오븐을 이용하여 레시피에 따라 성공적인 조리를 하고 싶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븐을 레시피에서 지시하는 대로 작동해도
요리가 제대로 되는지 궁금함

9



013

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수요예측

12

Data Insight Value

소셜 미디어  소비자 생각  매출 증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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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데이터 기반 예측

• 데이터: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상업영화

• 예측 대상 변수: 
• 개봉 첫 번째 주 토요일 관객수

• 예측 변수: 
• 영화: 장르, 국가, 제작사, 배우, 감독, 제작비
• 시장: 대중의 인지도, 선호도 (개봉 6주 전~ 1주 전 설문조사)

14

영화 관객 수 예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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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영화 관객 수 예측

16

영화 관객 수 관련 data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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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2019년 보르도 와인 어떤가? 

Data Insight Value

영화 & 실적 데이터  관객 수 추정  수익 제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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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보르도 와인

6개월~18개월
6개월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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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와인의 품질 예측 가능!!! 

품질 = 12.145
+ 0.00117 * 전년도 겨울 강수량
+ 0.06140 * 당해년도 평균기온
- 0.00386 * 수확기 강수량

22

와인의 품질은? 

온도, 햇빛, 강수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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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세계 경제 모니터링

Data Insight Value

생산 환경 데이터  미래 품질 예측  투자 수익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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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2004 Corporate Gover-
nance Scandals

2005 Oil/Natural Gas
Basel II

2006 Risk Management
Creditworthiness

2007 Foreclosures

2008 Primary Dealers
Foreclosures

TALF
SCAP

Unemployed
SCAP

Job Growth
Dodd-Franc Act

Maturity Extension
Forward Guidance

(At least as long as) 
Unemployment

2009

2010

2011

2012

2013

Parliaments
Growth and Job

Domestic Inflat-
ionary Pressure

Monetary-
Expansion

Risk to Price 
Stability

Price Stability
Supply of Liquidity

Non-standard
Macroprudential

Macroprudential
Excessive Deficit

Economic 
Governance

OMT / SSM
Fragmentation

Fragmentation
SSM / SRM

Low Inflation

Repo Rate
Crystallising

Exchange Rates
China / India

Growth of Money 
and Credit

Failing Banks
Spare Capacity

Asset Purchase

VAT
Depreciation of £ 

Real Incomes
PRA

FLS

FLS
PRA

Government-
Deficit

Debt Levels

Future Inflation
Two Pillar Strategy

Local Currency 
Bond Market

Resilience of-
Financial System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Microprudential
Reform of Basel II

No Bail
Shadow Banking

Liability
Rescue Package

Liability
SSM

QE
Deflation

Private-
Consumption

Domestic and-
External Demand

Price Stability

Securitized-
Product

Outright Purchase 
Credit Bubble

Overcoming-
Deflation

After Earthquake
Monetary Easing

European Debt

QQE

Federal Reserve 
System

European Central 
Bank

Bank of England Deutsche 
Bundesbank

Bank of Japan

Sustainability
Credibility

China
Inflation

Competitive
Global Imbalance

Subprime-
Mortgage

Financial Turmoil
Commodity Prices

Financial Crisis
Lehman Brothers

Recovery
Reform

Sovereign Debt
Basel III

Europe
Deleveraging

Real Economy
Price Stability

Common
Concern

Year

중앙은행 관계자 연설문 분석

•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http://www.bis.org/list/cbspeeches/index.htm

• 기간: 2001.1.1~2013.9.30

• 연설문 수: 88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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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Data Insight Value

중앙은행 총재 연설문  총재들의 시각  리스크 최소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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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통계 vs 데이터

• 공공데이터포털, 범죄 발생 장소 별 통계
https://www.data.go.kr/dataset/3074463/fileData.do

• 2018 경찰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
00529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한 가치 창출

• (민간의) 가치 창출 필요 조건
• 데이터 개방
• Machine readable 로 제공
• Raw data 제공

•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접근 (서울시,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Machine unreadable, Pdf 로 제공
• Aggregated data or statistic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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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빅데이터와 이노베이션

통계 vs 데이터

• 경찰출동 댈라스오픈데이터
https://www.dallasopendata.com/Public-Safety/Police-
Incidents/qv6i-rri7





SESSION

01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좌장 : 최정수 경제통계기획과장(통계청)

글로벌 생산 혁신 네트워크와 혁신성장 
조재한 연구위원(산업연구원)

2021년 경제총조사 추진방향 및 계획 
이상엽 사무관(통계청)

디지털 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송헌제 교수(서울시립대)





SESSION

01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글로벌 생산 혁신 네트워크와 
혁신성장 

/

조재한 연구위원(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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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혁신성장”

정부의 새로운 경제 아젠다 혁신성장 대두

글로벌 생산 ∙ 혁신 네트워크와 혁신성장

연구위원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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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혁신성장” 정책평가

1. 혁신적인 (새로운) 정책 부재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있어 이전의 정책과 차별화 되지 못함.

2. (경제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의 정책제언 한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에 제한된 정책 논의

 경제학 혹은 산업적 함의 부재

3. 글로벌 트렌드 혹은 이슈에 대한 고려 부족
 국내 경제의 생산과정과 판매에 있어 글로벌 시장의 높은 의존도

“혁신성장”관련산업정책및 투자정책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및 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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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혁신성장”을위한 지도 II

New 
Technologies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Innovative 
Growth

“혁신성장”을위한 지도 I

New 
Technologies

Innova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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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혁신성장, 글로벌경쟁력, 산업혁명

발표내용

1. “혁신성장”을 위한 GVCs 재편의 필요성

 혁신이란 무엇인가?

 글로벌경제에서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차이

 산업혁명과 글로벌경제 변화의 연관성

2. GVCs내 생산·혁신 평가

 한국의 GVCs 현황 실증분석

 생산과 혁신네트워크 평가

3. 4차 산업혁명시대 GVCs 업그레이드 방안

 해외진출전략

 FDI 정책

(1)4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성장을위한 GVCs 업그레이딩필요성
(2)투자정책관련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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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신기술→ 혁신 → 생산성

 Schumpeter (1934) : “Creative Destruction”
 경제발전은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적과정의

혁신에 의하여 주도

 기업 및 산업내 혁신활동이 경제발전의 중심

– 1) 신제품 소개

– 2) 새로운 생산 방법 설계

– 3) 신규시장 개방

– 4) 원료 또는 기타 투입요소에 대한 새로운 공급원 개발

– 5) 산업내 새로운 시장 구조 재편

모든 혁신활동들은 GVCs를 통하여 글로벌경제와 밀접하게 연계VCs

4차 산업혁명을통한경제성장경로

New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신기술이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방식에대한일반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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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생산성 → 경제성장

 [생산성 ↑] 는 경제성장에 있어 충분조건인가?

 Atkinson (2013)

Offshoring US 
Companies to China Productivity ↓ Global 

Competitiveness ↑

<개별기업>

<미국경제>

Offshoring US 
Companies to China Productivity ↑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

신기술→ 혁신 → 생산성

 Oslo Manual (2005) : 혁신의 개념 확대

Oslo Manual (2005) 주요내용

1 Highlight the link between other entities or third parties for innovation

2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low-tech manufacturing or 
service industries

3 Extend the definition to organizational and marketing innovation

“New to the country”, New to the industry” but also “New to the Firm”

누가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변화를 주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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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산업혁명의교훈 (Baldwin, 2013)
 Baldwin (2013) : 1st · 2nd Unbundling

신기술에 의한 세계 생산과 소비 패턴의 변화는 이전의 산업혁명에 필수적 요소

경제성장경로 (글로벌관점)

New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New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ivity Global 
Competitiveness

Economic 
Growth

신기술이경제성장으로이어지는방식에대한일반적이해

글로벌관점의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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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생산·혁신네트워크평가

선행연구요약
① (경제적 관점) 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기업

의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
 신기술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지 않음.
 혁신의 정의는 신제품과 프로세스에서 조직과 마케팅 혁신까지 확대

② (혁신의 외부성) 혁신 활동은 다른 사람의 혁신으로부터간접적으로 획
득 가능 – New to Firms

 내부 연구활동 및 혁신활동의 결과 뿐만이 아님.
 지식의 파급효과는 저기술 혹은 서비스산업 또한 중요한 요인

③ (글로벌 경제에서의경쟁력) 생산성 증가는 경제성장에필요조건이나, 
단독으로 충분조건이되기 어려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내에서의 경쟁력 고려 필요

④ (산업혁명속 글로벌 시장 변화) 4차 산업혁명은새로운변화를 가져오
며, 글로벌 생산 및 소비 패턴에 충격

 ICT와 결합된 3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인 GVCs 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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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혁신네트워크

A Firm Sourcing Insourcing

Total Sales of Foreign 
Affiliates in an Industry

Sale
Employment

Production 
Network

R&D Intensity
Intangible Assets

Innovation 
Network

실증분석:

네트워크

A Firm
Sourcing

Insourcing

Outsourcing
Arm’s 

length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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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시사점

① 3차산업혁명속 글로벌경쟁력확보 (2nd Unbundling)
 개발도상국 FDI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

 생산 네트워크 형성Form production networks

 혁신 네트워크 관측 어려움.

② 미국 및 EU와의혁신네트워크증거
 미국과 EU내 자회사 생산의 증가는 국내 혁신과 연계

 그러나, 무형자산에만 효과 관측

③ 생산 네트워크약화징후관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 네트워크 필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GVCs 변화 인지 필요

실증분석결과

① (생산네트워크) 글로벌네트워크는국내기업들과밀접한관련
 해외 계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한 간접 네트워크 또한 존재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밀접하게 연계

 그러나 ASEAN 지역과의 네트워크 증거는 관찰되지 않음.

 생산네트워크 약화 징후

② (혁신네트워크) 일반적으로혁신네트워크증거 관찰되지않음.
 무형자산으로 추정된 혁신네트워크가 미국과 EU에서 일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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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위한해외진출전략과외국인투자유치정책

혁신을위한국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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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제 협업을 통한 혁신 활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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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의최근 동향

M&A를 통한 선진국의 FDI 증가 추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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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 & Greenfield (Value: Million $)

M&A Greenfield

새로운해외투자전략

3차산업혁명시대해외진출전략

Utilize Resources (ex> Labor)

Developing countries

Greenfield Investment

4차산업혁명시대해외진출전략

Acquiring Capabilities (ex>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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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FDI 정책

Incentives Standard Flexible

Effects Direct Indirect

Target Manufacturing Core MNCs

M&A vs. Greenfield

한국은상대적으로낮은 M&A 수준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World Korea China Japan Taiwan

M&A/Greenfiled Ratio (value) M&A/Greenfiled Ratio (number)



041

SESSION 01 : 경제통계에서의 새로운 통계기법 도입

결론

 정부의 기존 “혁신성장”정책에 있어 GVCs 변화 부재
 새로운 첨단기술 부분에 한정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필요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이점을 활용 (2nd unbundling)

 해당 생산네트워크의 약화 징후 관측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증거 부재

 글로벌화의 업그레이드를 통한“혁신성장” 달성
 FDI와 해외진출전략

 글로벌 변화를 고려한 산업정책 전반의 확대 필요

새로운 FDI 정책 방향

투자유치
산업정책

목표달성

투자정책관점 → 산업정책관점

예시

기업, 산업, 중앙 및 지
방정부를 포함한 협의

체

업종 및 지역별 환경을
고려한 핵심 다국적기

업 선별

글로벌 핵심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촉진
및 혁신적 보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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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서론

• 본 연구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활양식 및 수요를
변화시키며 가져온 산업의 변화를 통해 그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 제시하였음

• IT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인터넷의 대중화는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음

•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로 이어졌고, 수요의
변화에 기업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음

• 생산측면을 고려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소비측면을 고려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어디서든 찾을
수 있게 되어 제한된 시간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2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은행, 서울시립대학교

2019.09.06
국가통계발전포럼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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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분석자료

• 개인의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생활시간조사 미시자료 이용

- 1999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14년 시행된 4차 자료

-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 사항과 시간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시간사용조사는 응답자의 행동을 행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연차별로 행동분류기준이 상이하여 각 차수의 행동을
동일하게 구분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로운 편

- 본 연구에서는 각 차수의 변경된 조사기준을 파악하고 변수의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 최대한 일관성있는 기준을 이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정보검색과 온라인 쇼핑을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4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선행연구

• 대부분의 연구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광고나 마케팅
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Nakamura & Soloveichik(2015), OECD(2016), Bean(2016),
Soloveichik et al.(2017)

• 본 연구에서는 Brynjolfsson & Oh(2012)의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음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분석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3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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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추정방법

• 소비자들의 시간 사용량과 산업규모가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변동에 따른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음

1. 산업규모 증가분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기여율과
기여도 산출

2. 산업 총 규모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부분 추정

3. 무료 디지털 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가치 추정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6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기초분석

• 표 1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이 생활양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였음

- 주요 독립변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여부이며,
종속변수는 각 행동을 한 시간을 의미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여부는 근로시간, 가정관리시간,
여가활동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시간은 감소, 가정관리시간과 여가활동시간은 증가하였음

Table 1: 분석결과

행동분류 1999 2004 2009 2014

근로시간 0.604 -45.465*** -47.774*** -27.367***

가정관리시간 -1.647*** 4.621*** 12.680*** -6.234***

여가활동시간 -0.231 10.214*** 20.115*** 48.455***

***p<0.01 ** p<0.05 * p<0.1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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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2

• 추정단계
1. 표 1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산업과 관련한 행동이 무료
디지털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한 시간 추정

2. 해당 행동이 증가한 총 시간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증가분의 비율 산출

3. 계산한 비율을 산업규모에 곱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해당
산업에 미친 영향 추정

• 방법 1과 달리 방법 2는 일정 기간 동안의 산업 규모 증가분이
아니라 한 기간의 산업 총 규모를 직접 고려

- 일정 기간 동안 산업 규모 변화 추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대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최근에 이르러서 급작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혹은 신생
산업 등에 적합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8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1

• 추정단계
1. 표 1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특정 산업과 관련한 행동이 무료
디지털 사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한 시간 추정

2. 총 시간 변동 중 추가적으로 증가한 시간의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기여율 계산

3. 계산한 기여율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산업규모에 곱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한 사업의 경제적 규모 추정

• 이 방법은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기여율을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에 곱하면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기여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7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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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1 적용 - 문화산업

• 여가활동시간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음

• 추정방정식: (18세 이상 총 인구 수)
×(여가시간 행위자 비율)×(무료 디지털 서비스 행위자 비율)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여부가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계수)
=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가시간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0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3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으로 생활 양식이 변화하는 이유는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효율적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노동 생산성 등의 변화는 각 기업에서 노동비용 등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절감된 노동비용을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로 이해할 수 있음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9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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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적용 - 스마트홈 산업

• IPTV, 스마트 냉장고 등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한 스마트홈
산업은 최근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스마트홈 제품이 일상생활에서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가정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정관리시간이 늘어나고,
이러한 스마트홈 제품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용자들이 또다른
형태의 스마트홈 제품을 연쇄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스마트홈
산업이 성장하였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음

• 추정방정식: (18세 이상 총 인구 수)
×(가정관리 행위자 비율)×(무료 디지털 서비스 행위자 비율)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여부가 가정관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계수)
=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정관리시간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2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1 적용 - 문화산업

• 2009년부터 2014년에 증가한 문화산업규모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한 부분은 6.57조에 이름

- 총 여가시간 증가분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부분은
36.5% (기여율)

- 산출한 36.5% 를 동일 기간 내 문화산업규모 증가분인 18.01
조원에 곱하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한 문화사업의
경제적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음

•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인 4.7%와 기여율 36.5%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문화산업에서 창출한
가치는 2015년에 1.40조, 2016년에 1.52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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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3 적용 - 인적자본

•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많음

Table 2: 월평균 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만원, 분)

분류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비이용자

임금

2004 181 147
2009 200 155
2014 231 178

근로시간

2004 316 353
2009 313 345
2014 326 348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4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2 적용 - 스마트홈 산업

• 2014년 스마트홈 산업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부분은
938억원으로 추산됨

- 총 가정관리시간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추가적으로
증가한 시간의 비율은 1.25%

- 이를 2014년 스마트홈 산업규모인 75,014억원에 곱하면 938
억원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3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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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3 적용 - 인적자본

•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향상된
노동생산성이 창출한 노동비용 감소효과는 연 평균 5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Table 3: 노동비용 감소 추정액

근로자 수 이용자 비율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차이 근로일 수 감소 추정액

2004 14,894 10.2% 8,422 45 284.4 2.7
2009 16,454 17.1% 10,591 48 249.6 6.0
2014 18,743 22.6% 14,587 27 244.8 6.8

평균 16,662 16.6% 11,224 40 258.7 5.4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6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방법 3 적용 - 인적자본

• 추정방정식: (총 임금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 이용비율)
×(시간당 평균 임금) ×(근로시간 차이)×(연 평균 근로일수)
= 총 노동비용 감소액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5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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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무료 디지털 서비스는 여가시간, 가정관리시간,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쳐 각각 문화산업, 스마트홈 산업, 인적자본의
증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짐

- 2009년–2014년에 무료 디지털 서비스가 창출한 문화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6.57조로 추정됨

- 2014년 스마트홈 산업규모 중 무료 디지털 서비스로 인한
부분은 938억원

-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야기한
노동비용감소는 연간 5조원 수준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8 / 19

서론 선행연구 분석자료 추정방법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 인적자본에 미친 영향 결론

결론

•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제한된 시간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소비자 입장에서
추정하였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 사용시간이 전반적인 생활과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음

조하영, 김병수, 송헌재 수요 측면에서 바라본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가치 추정 17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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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가계부채 현황

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구분과 현황

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mobility)

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선택모형

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가계부채건전성 분석과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국가통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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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채 현황

금융자산 및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상대적 규모는 증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1. 가계부채 현황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세 둔화

자료: 한국은행

•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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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구분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를 이용

표1. 위험도에 따른 가계구분

DSR 기준

40 이하 40 초과

DTA 기준

100 초과 고DTA가구 한계 가구

100 미만 저위험가구 고DSR가구

부채미보유가구

1. 가계부채 현황

최근 대출연체율의 상승은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 가능성을 시사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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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 현황

위험가구 비중 증가

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 현황

부채 미보유가구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위험가구 비중 하락 및 위험가구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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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 현황

고DSR가구와 고위험 가구 내에서의 DSR값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표 가구그룹별 평균
단위

미보유

저위험

고

고

한계

2.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 현황

저위험가구군에서의 DTA값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고DSR과 고위험가구군의 DTA는 2014~2015년까지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

표 가구그룹별 평균
단위

미보유

저위험

고

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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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요약

1. 부채미보유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2. 저위험가구의 비중은 위험상태(고DSR, 고DTA, 고위험)로의 순유출로 인해 지속

적 감소

3. 고DSR가구는 저위험상태에서의 순유입과 위험상태 내에서 순유입으로 증가

4. 고DTA가구는 미보유상태와 저위험상태 가구에서의 순유입으로 증가

한계가구는 저위험상태와 고DTA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유입과 고위험상태의 고

착화로 인해 증가

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가구ID를 이용하여 연속되

어 인접한 두 개 년도에 대해 각 가구의 5가지 부채상태간의 이전행렬(Transition 

Matrix)을 구축

표 년이전행렬 유출
(단위: %)

년

부채미보유 저위험 고 고 한계 합계

년

부채미보유

저위험

고

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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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저위험 가구

저위험가구의 비중은 위험상태(고DSR, 고DTA, 고위험)로의 순유출로 인해 지속적 감소

구 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전체기간

유입이동

미보유→저위험
저위험→저위험
고DSR→저위험
고DTA→저위험
한계→저위험

유출이동

저위험→미보유
저위험→저위험
저위험→고
저위험→고
저위험→한계

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부채미보유 가구

부채미보유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구 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전체기간

유입이동

미보유→미보유 76.2 77.0 80.6 83.1 83.2 83.7 80.5

저위험→미보유 17.9 17.2 14.3 12.1 11.3 12.0 14.3

고DSR→미보유 1.5 2.4 2.5 2.1 2.5 1.8 2.1

고DTA→미보유 3.3 2.3 1.8 1.8 2.2 1.8 2.2

한계→미보유 1.2 1.2 0.8 0.9 0.8 0.6 0.9

유출이동

미보유→미보유 77.3 79.8 82.5 81.3 80.5 81.4 80.4 

미보유→저위험 16.1 14.0 12.7 13.1 13.8 13.3 13.9 

미보유→고DSR 2.0 1.2 0.8 1.0 0.8 1.2 1.2 

미보유→고DTA 3.7 4.2 3.3 4.0 4.1 3.7 3.8 

미보유→한계 1.0 0.8 0.7 0.6 0.8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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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고DTA 가구

고DTA가구는 미보유상태와 저위험상태 가구에서의 순유입으로 증가

구 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전체기간

유입이동

미보유→고
저위험→고
고DSR→고
고DTA→고
한계→고

유출이동

고DTA→미보유
고DTA→저위험
고DTA→고
고DTA→고
고 →한계

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고DSR 가구

고DSR가구는 저위험상태에서의 순유입과 위험상태 내에서 순유입으로 증가

구 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전체기간

유입이동

미보유→고
저위험→고
고DSR→고
고DTA→고
한계→고

유출이동

고DSR→미보유
고DSR→저위험
고DSR→고
고DSR→고
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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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태 이동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

표 Ⅲ 다항로짓모형의 설명변수
구분 변수명 구분 변수명

가구재무특성

가처분소득

가구일반특성

가구주 연령
가처분소득 변화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기준)
금융자산 배우자 있음
금융자산 변화 사별
거주주택 소유여부 변화(미보유-미보유기준) 이혼

보유-보유 가구원수 변화
보유-미보유 가구주 종사상 지위 (무직 등 기준)
미보유-보유 사용근로자

거주주택외 부동산 소유여부 변화(미보유-미보유기준) 임시일용근로자
보유-보유 자영자
보유-미보유 수도권 여부
미보유-보유 거시경제 이자율

3. 가계부채 위험도에 따른 가구의 이동성

한계 가구

한계가구는 저위험상태와 고DTA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유입과 고위험상태의

고착화로 인해 증가
구 분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전체기간

유입이동

미보유→고위험
저위험→고위험
고DSR→고위험
고DTA→고위험
한계→고위험

유출이동

고위험→미보유
고위험→저위험
고위험→고
고위험→고
고위험→한계



081

SESSION 02 : 아트홀 - 사회통계 생산방식의 진화

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저위험 가구의 선택

변수명
저위험가구의 선택

저위험→미보유 저위험→고 저위험→고 저위험→한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변화

금융자산

금융자산변화

원금상환액변화

이자상환액변화

금융부채변화

거주주택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거주주택외부동산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미보유가구의 선택

변수명
미보유가구의선택

미보유→저위험 미보유→고 미보유→고 미보유→한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변화

금융자산

금융자산변화

원금상환액변화

이자상환액변화

금융부채변화

거주주택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거주주택외부동산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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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고DTA 가구의 선택

변수명
고 가구의 선택

고DTA→미보유 고DTA→저위험 고DTA→고 고 →한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변화

금융자산

금융자산변화

원금상환액변화

이자상환액변화

금융부채변화

거주주택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거주주택외부동산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고DSR 가구의 선택

변수명
고 가구의 선택

고DSR→미보유 고DSR→저위험 고DSR→고 고 →한계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변화

금융자산

금융자산변화

원금상환액변화

이자상환액변화

금융부채변화

거주주택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거주주택외부동산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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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자료에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

• 본 조사가 가계의 소득 및 부채와 같은 민감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조

사가구의 응답거부 또는 과소·과대응답 등의 응답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

계를 해결하고자 함

4.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가구의 선택모형

고위험 가구의 선택

변수명
한계가구의 선택

한계→미보유 한계→저위험 한계→고 한계→고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변화

금융자산

금융자산변화

원금상환액변화

이자상환액변화

금융부채변화

거주주택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거주주택외부동산소유여부변화 미보유 미보유기준

보유 보유

보유 미보유

미보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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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가처분소득 비교

가처분소득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차이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차이

가구주연령별

세미만

대

대

대

세이상

가구주종사상지위별

상용임금

임시일용

자영업자

기타

소득 분위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표 가계금융 복지조사조사자료및 보완자료기초통계량비교

단위 만 원

년 년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가처분소득

지출

금융부채

관측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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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금융부채의 과소응답 경향은 가계부채건전성의 악화가 실제보다 조사자료에서 과

소추정 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이용한 DSR 및 DTA값이 갖

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 

• 따라서 향후 행정자료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 원리금 상환액, 금융자산 등 보완

된 가구 재무자료가 제공된다면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건전성 및 부채위험도 평

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5.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평가

금융부채 비교

금융부채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차이

조사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보완자료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차이

가구주연령별

세미만

대

대

대

세이상

가구주종사상지위별

상용임금

임시일용

자영업자

기타

소득 분위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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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금융부채의 과소응답 경향은 가계부채건전성의 악화가 실제보다 조사자료에서 과소추

정 될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이용한 DSR 및 DTA값이 갖는 한

계점으로 인하여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 

• 따라서 향후 행정자료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 원리금 상환액, 금융자산 등 보완된 가

구 재무자료가 제공된다면 보다 정확한 가계부채건전성 및 부채위험도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

• 가계부채의 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계부채

의 건전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

[참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통한 가계부채건전성 검토

동일한 출처를 갖는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하 DIR)을 통하여 보조적으로 가계부채건전성을 확인하고 조사자료와 보완자료

간의 차이를 비교

자료 별 DIR 추세를 살펴보면, 2017년에 비하여 2018년에 DIR 수치가 각각 6%p, 3.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DIR 측면에서의 가계부채건전성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임. 

조사자료 보완자료 조사자료 보완자료

가처분소득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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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SESSION

02

아트홀 - 사회통계 생산방식의 진화

이력제를 활용한  
가축동향조사 효율화

/

이정용 처장(축산물품질평가원) 

최통진 사무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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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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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정의)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예 9 00513

▷ 소 농장 : 95,000개소

<부여현황>

▷ 돼지 농장 : 6,406

▷ 닭 농장 : 6,261개
(육계 3,947, 산란계 1,529, 토종닭 785)

▷ 오리 농장 : 992개

▷ 부화장 : 143개

◆ 닭, 오리는 부화장도 부여
(원종계, 종계, 순계, 부화장 모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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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관리 ▷개체+농장단위 ▷이력(묶음)번호 ▷이력(묶음)번호

▷이력번호(도축이후)

368 

387 
395 

382 
371 

382 379 

365 
352 

359 355 
347 

334 
342 343 

334 
325 

339 344 
338 

330 

345 
353 

343 
336 

352 357 
350 

343 
334 

352 356 
348 

339 
348 346 

334 
324 

330 325 
319 

308 
317 317 

309 
300 

314 318 312 
304 

319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분
기

3분
기

4분
기

1분
기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계수치와 실 적용 차이 극복>

- 젖소, 육유 vs 착유우(납유농가),  돼지(자돈, 육성, 비육) 등

- 농장경영자 vs 관리자,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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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단계 (친자검사(지원), 사육단계 DNA검사, KPN 크로스 분석 등)

◆ 유통단계 (DNA동일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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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2

아트홀 - 사회통계 생산방식의 진화

인구주택총조사에 IT기반  
전자조사(Paperless Census) 도입

/

서동진 사무관(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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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II. 추진 방향

III. 시험조사 결과

IV. 향후 도전과제

2

제9회국가통계
발전포럼

(2019. 9. 6.)

인구총조사과서동훈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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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모든 사람과 거처 조사

소지역통계생산

01.01.

개별조사 (individual enumeration)

동시조사 (simultaneity)

전국조사 (universality) 

주기조사 (defined periodicity)

• 개별 사람 및 거처 조사

다양한연관분석

조사원칙 (UN)

• 일정한 주기로 정기 실시

시계열분석
• 일정 기준시점에서 기간내 조사

조사의중복과누락방지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ㆍ경제ㆍ사회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

4

Ⅰ.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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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전세계 238개국중 227개국에서실시

캐나다
‘21.05.10

미국
‘20.04.01

브라질
‘20.08.01

호주
’21.08.09

일본
’20.10.01

뉴질랜드
’18.03.06

영국
’21.03.21

스페인
’21.01.01

독일
’21.01.01

싱가포르
‘20.06.30

중국
’20.11.01

남아공
’21.10.10

6

01.02.

센서스결과는중앙정부및

지방정부의정책수립에이용

소지역통계생산및제공

일정한범위내소지역에대한

통계자료제공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표본틀및다른통계작성

가구부문표본조사의추출틀로이용

인구 ∙가구추계, 주택보급률등다른

통계작성에이용

연구및마케팅자료

대학 ∙ 연구소등에서연구자료로활용

민간기업등에서마케팅전략으로활용

5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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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년도 조사표 주요동인
인터넷

응답률(%)
단계

2005 전수, 표본 - 0.9 도입

2010 전수, 표본
자원봉사시간, 
사전조사, 상품권

47.9 발달

2015 표본
사전조사, 
상품권추첨

48.6 성숙

8

01.04.

 인터넷조사(PC)를방문조사전에실시

• 국민의응답편의증진및프라이버시보호

• 조사원인건비(20%) 및입력비용절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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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10

 25종의행정자료를활용하여인구, 가구, 주택생성

01.05.

 등록센서스와현장조사를통합한결합센서스실시

• 등록센서스는행정자료를활용하여모든가구파악(13개항목)

• 현장조사는국민 20% 대상으로실시(53개항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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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712

542

834

1,290

1,808

1,257

1995 2000 2005 2010 2015

기존방식 등록센서스 도입

(단위: 억원)

전통방법 결합센서스

12

 조사비용 1,455억원절감

01.0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00%

20%

현장조사비율

100% 100%

(%)

11

 국민응답부감 8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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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센서스기반의가구, 주택자료제공
②가구주택기초조사결과를통한등록센서스보완
③등록센서스와가구주택기초조사를통한공표항목확대
④등록센서스와가구주택기초조사를통한모집단제공

2016 ~ 2018 2 0 1 9 2 0 2 0

등록센서스 등록센서스
(공표항목확대)

가구주택기초조사

등록센서스
(보완)

표본조사(20%)
(신규항목추가)

①
②

③

④

01.01.

14

Ⅱ. 2020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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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도입과정(2018)

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UN에서태블릿조사(CAPI) 권고
*  Guidelines on the use of electronic data  collection   

technologies i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정보전략계획(ISP) 실시

청내방향설정

전자조사타당성위한소규모시험조사

예산확보

조사원수당
(45,000→69,000원)

조사원현장관리어려움
(상황실 3천개)

조사비용증가 효율적관리한계대면조사어려움

1인가구증가

개인정보보호의식강화

행정자료이용

14개기관, 25종
행정자료입수

행정자료
이용확대

효율적
조사관리
체계

예산
절감

01.02.

15

가구주택기초조사, 등록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표본조사의유기적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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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다양한전자조사방법활용(혼합모드)

방법 2015 인총 2020 인총

자기응답
PC(CASI) PC(CASI), 스마트폰(M-CASI)

종이(PASI) 전화(CATI)

무응답면접 종이(PAPI) 태블릿(CAPI)

18

01.03.

 구매및개발

• 2019년태블릿 27천대(LTE통신), 엑사서버구입

• e-Census통합관리시스템에서인터넷조사(스마트폰), 

CAPI(태블릿), CATI(전화), 콜센터(채팅) 신규개발

• 3차시험조사(’19.6월)와시범예행조사(’19.11월)에서

시스템및 IT인프라테스트

17



113

SESSION 02 : 아트홀 - 사회통계 생산방식의 진화

01.05.

조사기획 현장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방문면접
조사

전산내검

자료처리

전자지도
(태블릿장착)

Paperless & Smart 
센서스

현장관리

모바일
GIS
GPS

실시간진척률

조사요원경로안내

조사원위치파악

업무량배정

클라우드환경
(조사피크타임시
시스템안정성)

M-CASI
(스마트폰)

CASI
(PC)

CATI
(전화기반)

CAPI
(태블릿)

AI 지원

결과공표

GIS
(시각화)

홍보
(SNS, 디지털)

콜센터
(채팅, 문자)

IT 인프라
(확대, 복잡)

결과보고

20

01.04.

 인터넷조사율을높이기위한방법사용

구분(wave) 시기 조사방법

(1) 인터넷조사기간 10.15~10.31

-인터넷조사 : PC, 스마트폰

-전화조사 : 콜센터

*조사 전 2차례 가구에 참여안내문 우편 배송

(알림, 독려)

(2) 무응답
방문면접조사기간 11.1~11.18

-조사원가구방문및면접

*인터넷및전화로응답가능

*부재및희망가구는종이조사표사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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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③

②

⑥⑤

④

①

⑦ ⑧

⑨

① 조사진행률

② 조사구별진행률

③ 통계청공지사항

④ 지자체내지시사항

⑤ 수당관리

⑥ 부재불응현황

⑦ 관리자와조사원간묻고답하기

⑧ 온라인교육

⑨ 안전호출

 조사원초기화면

22

01.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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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 조사구요도, 다음지도, 위성지도

• GPS로조사원위치표시

• 조사표작성입구

• 거처상태유형별표시

 전자지도

조사전 조사완료신규거처

빈집 건물없음 거처아님

24

01.07.

① 부재불응관리

② 업무량배정관리

③ 관리자와조사원간묻고답하기

④ 온라인교육

⑤ 통계청공지사항

⑥ 지자체내지시사항

⑦ 담당전체지역진척률

⑧ 담당조사원별진척률

⑨ 안전호출관리

 조사관리자초기화면②①

⑥

③ ④

⑤

⑦

⑧

23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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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전자조사표작성전작업

• 거처번호, 거처, 주소확인

• 거처유고처리(빈집, 건물없음등)

• 거처내완료가구수확인

• 가구번호, 참여번호확인

• 가구유고처리(부재, 불응, 유고등)

• 가구추가

26

01.07.

 공동주택전개도기반조사

• 현장에서태블릿으로전개도수정

 불응, 부재방문이력기록

• 대상처벗어나기록시사유파악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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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종이없는전자조사

종이없는전자조사최초실시(Paperless Census)

응답자자기기입 : CASI(PC), M-CASI(smartphone)

조사원면접 : CAPI(tablet), CATI(telephone)

2019~2020 총예산 2014~2015보다 170억절감

증가: 서버용량, 시스템및소프트웨어비용증가, 태블릿구입

감소: 지자체상황실, 조사원및조사관리자감소, 종이용품

(조사표, 요도) 축소, 조사표입력(ICR) 불필요)

총예산절감

01.
-전자조사및비용절감

08.

28

2015 2020

조사구요도 종이 태블릿에장착된 GIS

면접도구 종이 태블릿, 전화

인터넷응답도구 PC PC, Smartphone

조사원관리 대면관리 태블릿으로실시간관리(GPS 등)

내검 기간제 기간제, 인공지능(시범적용)

자료공표 통계표 통계표, 시각화(GIS, 그리드)

01.
-기술도입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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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0.12~21.7 결과공표

‘20.11 자료처리

’20.1~6 본조사

‘19.10~11 조사구확정(가구수및조사요원수결정)

‘19.9 시범예행조사(최종점검)

신서버및시스템구축·테스트

01.09.

30

2015 2020

가구당오류건수 2.8 건(종이조사표) 0.8 건(전자조사표)

자료처리기간 조사후 8개월 조사후 5개월

공표기간 조사후 13개월 조사후 9개월

응답시간(가구당) 20 분(종이조사표) 15 분(전자조사표)

상황실개수 3,500 개(읍면동) 300 (시군구)

조사관리 전화 온라인, GPS

주택중복, 누락 가능성있음 가능성적음

 전주기비교

 전자지도기반CAPI 확산

 통계청의경상및연간조사, 지자체조사등에재활용가능

01.
-기대효과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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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QR코드또는웹페이지를통해로그인

01.01.

32

Ⅲ. 시험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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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사완료(2018.11월)
• 조사방법 : 응답자는 CASI(PC), M-CASI(스마트폰), 

조사원은 CAPI(태블릿) , CATI(전화), 종이(6건)

• 1차조사(60%)보다대도시의인터넷응답률(32%)이낮아짐

구분 총가구수
인터넷(%) 면접(%)

소계 스마트폰 PC 소계 CAPI CATI 종이

전국 5,703 23.5 16.4 7.2 76.5 74.8 1.6 0.1

광주광역시 3,374 31.8 22.6 9.2 68.2 66.4 1.6 0.2

논산시 2,329 11.6 7.3 4.3 88.4 86.9 1.5 -

01.02.

34

구분 총가구수
인터넷응답
가구수

(스마트폰+PC)

인터넷응답률
(%)

인터넷참여

모바일 응답률(%) PC 응답률(%)

전국 9,432 4,626 49.1 2,555 27.1 2,071 22.0 

대구광역시 7,034 4,207 59.8 2,368 33.7 1,839 26.1 

강원도 2,398 419 17.5 187 7.8 232 9.7 

 대도시의인터넷응답률이농촌보다크게높음

 대도시에서스마트폰응답이 PC보다높음

01.0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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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도전과제

업무분장, 현장관리를태블릿으로실시간수행

조사원은전자지도를활용하여대상처방문

조사원조사위치를 GPS로확인

구분 총가구수
인터넷(%) 면접(%)

소계 스마트폰 PC 소계 CAPI CATI 종이

전국 7,390 32.4 20.0 12.4 67.6 62.4 4.4 0.7

서울구로구 2,607 32.4 19.6 12.8 67.6 62.4 5.0 0.2

대전서구 3,120 38.7 23.9 14.8 61.3 54.9 4.9 1.5

전북무주군 1,663 20.8 13.3 7.5 79.2 76.5 2.6 0.1

01.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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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호주통계청장의회청문회에서사과

38

01.01.

 2016 호주인총에서디도스공격으로2일간인터넷조사불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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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40

 2016 캐나다일별응답률 : 첫날인 5.2일(월) 중단(70만가구완료)

01.01.

 2016 캐나다인총에서인터넷조사첫날 45분간정지
• 서버는통합전산센터에위치(Shared Service Canada)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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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업무효율성및공정성을위한일정조정
• 조사일정 : 인터넷안내문우편배부→인터넷조사→업무량배정→

준비조사→방문조사→내검및정리

• 조사원업무량은인터넷조사율을고려하여공정하게배부

2015 2020

인터넷안내문배부 조사원 1회 우편 2회

인터넷조사기간 10.22~31 10.15~31

업무량배정시기 인터넷조사이전 인터넷조사이후

준비조사 기간 10.22~23 10.31

방문조사기간 11.1~15 11.1~18

전화조사기간 - 10.15~11.18

내검및정리 11.16~20 11.19~20

42

01.01.

 뉴질랜드통계청장 2018 인총결과책임지고사퇴

• 응답률이 83%로 ‘13년(92%)보다
9% 감소

• 마오리족응답률은 20% 감소
(68%)로협력관계유지에문제드
러냄

• 원인은인터넷조사에의존

• 문제발생초기에대처부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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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조사요원면접및모집기준마련

• 해당읍면동에서태블릿조사가능한조사원이없으면원거리거주자모집

• 조사기간연장(12일→18일), 최저임금상승, 태블릿조사등모집유인강조

• 조사요원모집공고및면접자료표준화

조사요원모집방법다양화

• 중앙홍보시조사요원모집을강조하고, 모집을 과거보다앞당김

• 통계청및지자체인력DB를활용하고, 농총인력과연계하여일괄모집

44

01.03.

상황실을읍면동에서시군구로변경(3,500개→300개)

• 시군구에서현장조사관리를담당하되, 읍면동별로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

홍보, 취약지구조사동행, 조사원채용협조등의업무지원

지자체현장관리방법변경

• 조사원은조사기간중상황실방문을하지않고, 조사표입력및방문이력을

실시간으로태블릿에입력

• 조사관리자는필요시조사원을현장에서접촉및지도, 조사지원

• 태블릿사용교육, 분실, 파손등을관리할 IT 업무보조원채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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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교육횟수및 IT교육증가로총관리자, 지방청등전담교관단활용

• 회당교육인원이 50~70명으로제한됨에따라교육횟수가증가하고, 

태블릿및시스템교육이중요하여전담교관필요

실습중심으로조사요원교육강화

• 사이버교육은조사표, 개념등이론교육중심(평가및인센티브제공) 

• 현장교육은면접, 태블릿사용법등실습위주교육

• 방문조사전준비조사시조사관리자가조사원에게태블릿등재교육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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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 DB 개요 Ⅰ. 통계청-KCB 개인사업자 DB 개요

 통계기업등록부 기반 개인사업자 명부 작성 후 KCB 개인사업자 부채 자료와 연계
 2017년 통계청-KCB 개인사업자DB 구축후 매년업데이트

 2019년 현재 개인사업자의 2012년~ 2017년 데이터 확보

先 개인사업자(기업) 명부작성 後 부채정보연계

개인

법인

<추출>

성/연령/지역/업종

종사자규모

매출액

사업기간등

< 연계키 >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카드정보

상환능력정보(신용등급등)

개인대체식별번호

[ KCB 신용정보 ][ 통계기업등록부] [ 개인사업자(기업)]

3

Ⅰ. 통계청-KCB 개인사업자 DB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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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Ⅱ. 폐업 분석 배경

5

일련번호

시점
1 2 3 4 5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련번호

시점
1 2 3 4 5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DB 구축 시 개인사업자 패널로 구축하여 과거 이력 등 다양한 분석 가능
 폐업사업자의과거 이력을 바탕으로폐업 요인분석 또는, 향후행태(재창업, 업종 변경) 등 분석가능

패널 개인사업자 DB 구축 Ⅰ. 통계청-KCB 개인사업자 DB 개요

▣ Before : 시점별개인사업자추적불가능 ▣ After : 시점별개인사업자추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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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7

 자영업 영업환경 악화로 영세업종 중심으로 폐업자수 증가 가능성

 소비트렌드및 정책 변화로소매업, 음식업 등영세 및경기민감업종의 폐업증가 예상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에 영향  폐업 요인 검토 필요

 폐업개인사업자의 연체율 급증, 대출보유비율현상 시현

폐업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Ⅱ. 폐업 분석 배경

폐업 vs. 미폐업개인사업자연체율추이

주 1) 분석대상자 : 2017년기준폐업및미폐업개인사업자
주 2) 연체율 :  기업또는 가계대출연체 90일이상사업자 / 기업또는가계

대출보유자 * 100

0%

3%

6%

9%

12%

폐업 미폐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55%

58%

61%

64%

67%

70%

73%

폐업 미폐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폐업 vs. 미폐업개인사업자대출보유비율추이

주 ) 대출보유비율 : 기업또는가계대출보유자 / 개인사업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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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폐업요인 폐업/미폐업 사업자 비교분석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성장성

안정성건전성

매출액규모
매출액증감여부
매출액증감구간
매출액증감률

대출금액규모
대출금액증감률
대출기관수

업력
연령
창업연령

폐업

요인

파악

•폐업률과연관성높은지표선정

•폐업리스크수준에따른
개인사업자세분화

지표선정

1

리스크
세분화

2

구분 주요내용

 폐업사업자와 미폐업 개인사업자의 특성 차이 분석

 성장성, 건전성및안정성 측면에서폐업에 미치는영향 분석

9

폐업사업자는미폐업대비사업체규모, 상환능력및신용리스크측면에서열위

폐업/미폐업사업자 특성 상이

폐업 미폐업

분석 대상자수 211,723(6.7%) 2,934,904(93.3%)

인구통계

여성 비중 44.6% 35.7%

평균 연령 52.4세 54세

수도권 비중 51.4% 50.6%

업종

음식숙박업 비중 17.4% 9.7%

부동산임대업 비중 14.9% 23.5%

제조업 비중 7.0% 8.5%

상환능력

평균 신용등급 4.2등급 3.2등급

평균 추정연소득 34.1백만원 40백만원

평균 보유주택매매가 360백만원 483백만원

사업체

평균 매출액 168백만원 217백만원

평균 종업원수 0.44명 0.68명

평균 업력 111.7개월 140.1개월

대출

대출보유비율 66.7% 69%

평균 대출금액 135백만원 223백만원

연체율 6% 1.2%

Ⅱ. 폐업 분석 배경

폐업 vs. 미폐업개인사업자기초통계량

주) 평균매출액, 종업원수비교등을위해, 2017년폐업및미폐업개인사업자의 2016년자료를이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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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규모가영세하고생계형사업자가밀집되어있는음식업, 도·소매업등은
매출액증감률과폐업률간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나나, 투자형사업자인부동산임대업은
관련성이낮은것으로나타남

① 성장성 : 음식업, 소매업 영향 大

업종별/매출액증감률별폐업률표준편차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의매출액증감률별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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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증감률이 폐업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전
매출 변화를 모니터링 할 필요

 매출액증감률구간별 폐업률이매출액증감구간및매출액규모에 비해민감하게 반응

① 성장성 : 매출액증감률별 폐업률 상이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매출액증감률구간별폐업률 매출액규모별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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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과폐업률관계

매출액증감률구간별 폐업률 매출액증감구간별 폐업률 매출액규모별 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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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소매업, 일반교습학원등생계형사업자는대출규모와폐업간관련성이높으나, 
투자형인부동산임대업과전문직종인보건업의경우대출규모가폐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

② 건전성 : 음식업, 소매업 영향 大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업종별/대출규모별폐업률표준편차 종합소매업의대출규모별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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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건전성 지표 중 대출규모가 폐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폐업직전 대출규모가 관련성높으며, 대출금액증감률, 대출기관수의 경우폐업률 차이가뚜렷하지 않음

② 건전성 : 대출규모별 폐업률 상이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매출액증감률구간별폐업률 매출액규모별폐업률

건전성과폐업률관계

대출규모별 폐업률 대출금액증감률구간별 폐업률 대출기관수별 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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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일반교습학원등은업력과폐업간관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나, 부동산임대업, 
보건업, 운수업등의업종에서업력이폐업에미치는영향은미미

③ 안정성 : 음식업, 학원 영향 大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업력별폐업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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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지표 중 업력이 폐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개인사업자를 업력에 따라
관리할 필요

③ 안정성 : 업력별 폐업률 상이 Ⅲ. 폐업 vs. 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매출액증감률구간별폐업률 매출액규모별폐업률

안정성과폐업률관계

업력별 폐업률 창업연령별 폐업률 연령별 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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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 건전성 및 안정성 측면 모두 고려 시,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일반 교습 학원, 
음식접업 등의 업종에서 폐업과 관련성이 높아, 이를 기준으로 리스크 세분화 가능

폐업요인별 리스크 세분화 Ⅳ. 개인사업자 폐업요인별 리스크 세분화

업종별/폐업요인별폐업률및표준편차

대분류 소분류 폐업률
폐업률 표준편차

매출액증감률 대출규모 업력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27% 2.98% 0.89% 1.57%

건설업 건설장비 운영업 3.91% 3.85% 0.82% 1.60%

도소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6.52% 4.97% 1.62% 1.75%

종합 소매업 9.34% 4.01% 2.43% 1.62%

음식료품 및담배 소매업 6.30% 3.24% 1.47% 1.16%

무점포 소매업 7.35% 4.97% 1.54% 2.72%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3.32% 1.57% 0.86% 0.86%

음식숙박업
음식점업 10.21% 5.89% 2.36% 2.71%

주점 및비알콜음료점업 13,25% 6.47% 3.01% 3.67%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3.55% 1.04% 0.35% 0.36%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9.28% 6.25% 2.43% 3.3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의원 2.04% 5.88% 0.71% 0.89%

개인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09% 2.32% 0.68% 1.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6.47% 1.71% 1.69% 1.94%

전체 업종 5.84% 2.93% 1.70% 1.78%

17

Ⅳ. 개인사업자 폐업요인별 리스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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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19

 성장성(매출액증감률), 건전성(대출규모) 및 안정성(업력) 모든 측면에서 폐업과 연관성이
높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을 대상으로 폐업리스크 세분화

 폐업률이높은 집단에 대상으로모니터링 필요

폐업요인별 리스크 세분화 Ⅳ. 개인사업자 폐업요인별 리스크 세분화

주점및비알콜음료점업 개인사업자폐업요인별리스크수준(Tree)

주1) 분석대상자 : 2017년기준개인사업자중 2014 ~16년 동안영업활동지속사업자

주2) 매출액증감률은 2014년대비 2016년증감률, 대출규모와업력은 2016년기준

(13.3%
)

28.7%  (20.2%) 71.3%  (10.4%)

22.4%  (21.1%) 55.3%  
(10.9%)

6.3%  (17.3%) 16.0%  (8.8%)

9.0%  (25.6%) 8.7%  (20.8%) 4.8%  (13.0%) 2.5%  (21.0%) 2.6%  (16.0%) 1.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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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약 및 시사점 Ⅴ. 요약 및 시사점

 성장성, 건전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폐업/미폐업 개인사업자 특성 비교분석

 매출액증감률, 대출규모, 업력이 폐업과가장 연관성이높은 요인으로나타남

 매출액은규모보다 변동 상태가폐업과 관련성이높은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폐업리스크관리를

위해자영업자의 과거 매출액정보가 필요함을의미

 업종별 차별화된 폐업리스크 관리 필요

 음식업, 소매업 등생계형 자영업의경우 매출액증감률, 대출규모등과 폐업률간관계가 뚜렷하나, 

임대업, 보건업 등담보자산이 있거나전문업종인 경우관계가 미미

 폐업리스크 수준별 개인사업자 세분화

 성장성, 건전성 및안정성 요인결합 시폐업 가능성이높은 개인사업자집단 식별가능

 금융회사의폐업 관련 리스크관리전략수립 및모니터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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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

김진철 수석(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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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The Rise of Data Capital, MIT 기술보고서(2016년)

데이터자본 내용및특징 실물자본 내용및특징

비경쟁성
(non-rivalrous)

하나의데이터를여러서비스에서
알고리즘, 분석, 애플리케이션
동시다발적으로사용가능

↔
경쟁성
(rivalrous)

하나의화폐, 또는장비는한곳에서만
사용이가능

비대체성
(non-fungible)

각데이터는유일한다른내용을
포함하고있기때문에대체불가

↔
대체성
(fungible)

동일가치의다른재화로대체가능

경험적 재화
(experienced good)

데이터의가치는관련내용이
누적수집‧측정되어활용

↔
물리적재화
(physical good)

재화의가치를계량적으로즉시
파악하는것이가능

<데이터 자본의 파괴적 혁신 3가지 특성>

Source: 2015 Intangible Asset Market Value Study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Data Capital Create New Value!.
 New Market Disruption (최저가파괴 /신규시장파괴) 

‘The Rise of Data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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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 4차 산업혁명의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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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제조/유통

보건/의료 교통/물류

교육/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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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사회현안 해결
공공서비스 발굴원

•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신규 BM 창출 지원

서비스발굴/확산

• 오픈 SW 확산

• 솔루션 시험/
검증/상용화

• 전문기업 육성

연구

• 도메인 전문교육

• 가공분석 전문인력 배출

• 도메인 전문가 자격증
운영

전문교육

•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창업 컨설팅 및 기반
제공

창업

• 온라인 유통 플랫폼
운영

• 가격산정 모델 등
데이터 거래체계 마련

거래/유통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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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 : Linked Open Data로 개방형 데이터 표준
* CSV : Coma Separated Value로 쉼표를 기준으로

항목구분 텍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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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기회와가능성을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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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윤건 부연구위원(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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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분석데이터 소개

III.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IV.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접근틀: 기관 간 데이터 협력 강화
2. 데이터 최상위법의 가능성
3. 데이터 협력의 구조 설계: 데이터거버넌스
4. 데이터거버넌스와 데이터분석센터

2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데이터기반행정을 향한 여정

윤건(한국행정연구원 )
*본 발표문은 2019년 한국행정연구원 기본과제(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로)
의 일부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문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발표자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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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융합의 의의와
목적
공공데이터 융합이란 무엇인가?

◦ 데이터 융합(data integration)이란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
자에게 데이터들을 하나의 시각으로 제공하는 문제“(Lenzerini, 2002), “분리
된 소스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
적/업무적 프로세스의 조합＂

◦ 공공데이터 융합은 복수 공공데이터 간, 혹은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간
연결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

공공데이터 융합을 왜 하려고 하는가?
◦ 데이터 융합은 분리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공공데이터 융합 역시 가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직접적 목
적

◦ 공공데이터 융합의 궁극적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민간의 상업적 이
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문제 해결임

◦ 지금까지 주로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가 활발했던 반면 정부
의 정책문제 해결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이하에서는 정부의 정책문제 해결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함

4

문제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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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
탐색
공공데이터 융합은 실제 정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교통카드 이용량과 KT 통화데이터 결합을 통해 심야버스 노선 설계 활용
◦ 관세청과 국세청 역외탈세데이터와 불법외환거래데이터 간 연계를 통해 단속 효과 높

임

그렇다면 공공데이터 융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제약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니나의 법칙: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
다 이유가 있음.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를 통제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려움

◦ 공공데이터 융합의 다양한 제약조건을 해소하지 않으면 활성화는 요원할 것임

공공데이터 융합의 제약조건을 포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제도, 역량, 기술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함

◦ 제도적 이슈로는 기관 간 협력, 총괄조정체계, …
◦ 역량적 이슈로는 개인의 데이터 지식과 경험, 조직의 데이터 인력과 문화, …
◦ 기술적 이슈로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품질, …

6

공공데이터 융합과 데이터
기반행정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공공데이터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 공공데이터 융합을 통해 정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오늘날 난제(wicked problem)는 정책융합(policy integration)의 일상화를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간 얽힘은 상호 간 데이터 수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어 데이터 융합이 정책문
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문제 해결과 행정서비스 개
선을 도모하는 프레임

공공데이터 융합이 정책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공공데이터 융합이 데이터에서 출발하든, 정책문제에서 출발하든 정책

문제 해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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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명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모집단 공공데이터 실무담당 공무원/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표본크기 330명(국가공무원 103명, 지방공무원 124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03명)

표본추출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담당 공무원 리스트, 기타 데이터 관련 부서 공무
원 리스트, 국책연구기관 각 기관 연구원 리스트

표본추출 시도, 소속 고려한 유의적 배분 및 추출
조사방법 웹서베이(이메일 배포 후 조사에 참여한 545명 중 330명 응답)
조사기간 2019년 7월 1일~15일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내용

1.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및 인식
- 활용 데이터 유형, 데이터 업무 수행 경험, 데이터 교육, 

데이터 자격증 보유 실태, 데이터 이용/제공 경험,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중요성/충분성, 
공무원의 데이터 필요역량

2.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및 인식
- 공공데이터 융합 사업 참여 경험, 활용 데이터 및 보유주체,

데이터 확보 경로, 공공데이터 융합의 중요성 및 실태, 
제약조건의 심각성, 활성화 대안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총괄조정기구, 데이터분석센터

8

분석데이터 소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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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10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명)

%

전 체 (330) 100.0 

성별
남성 (221) 67.0 
여성 (109) 33.0 

연령별

30세 미만 (24) 7.3 
30~40세 미만 (73) 22.1 
40~50세 미만 (157) 47.6 
50세 이상 (76) 23.0 

학력
대학(교)졸 이하 (193) 58.5 
대학원졸 이상 (137) 41.5 

소속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103) 31.2 
지방자치단체 (124) 37.6 
국책연구기관 (103) 31.2 

공무원

직급별

1~5급 (32) 14.1 
6~7급 (142) 62.6 
8~9급 (53) 23.3 

국책연구기관

직급별

연구원급 (52) 50.5 
연구위원급 (51) 49.5 

경력별

3년 미만 (67) 20.3 
3~10년 미만 (86) 26.1 
10년 이상 (177) 53.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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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융합 정도
단위 점 점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통이다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있다

점 평균 점 점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귀하께서는 현재 공공데이터 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실태 분석틀

공공데이터 융합

제도요인

-근거규정
-개인정보보호

-제공기관과의 협력
(공공-공공, 공공-민간)
-상위 차원의 조정체계
-공공데이터 개방

기술요인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매칭 방법론

-시스템 통합
-익명화 기술
-데이터 품질

-조직 역량
∙ 리더십
∙ 데이터조직
∙ 데이터인력
∙ 데이터예산
∙ 데이터문화

역량요인

-개인 역량
∙ 데이터인식
∙ 데이터지식
∙ 데이터경험
∙ 데이터교육

융합 데이터
분석과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

정책목표의
달성

(정책문제의
해결)

11



164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의
심각성

* 귀하께서는 공공데이터 융합에서 다음 제약 조건들
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점 점

전혀 심각하지않다 별로 심각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점 평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개인정보보호문제

데이터 담당자의
책임성 문제

데이터 무결성확보의
어려움

데이터 보유 기관의
이기주의

데이터 제공 관련
법규정 미흡

데이터 간 표준화 미흡

데이터 융합을위한
전문인력부족

데이터 융합 관련
교육 지원 미흡

정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검색 어려움

정책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미흡

민간 데이터의높은 가격

데이터 거래시장의미성숙

14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단위 점 점전혀 원활하지

않았음

별로 원활하지
않았음

보통

약간 원활했음

매우 원활했음

점 평균 점 점

원활했음 원활하지 않았음

* 타 기관의 데이터 이용 시 데이터 제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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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인식
데이터기반행정

중요성 인식

단위 점 점

공공데이터 융합

중요성 인식

전혀 중요하지않다 별로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점 평균 점 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단위 점 점

전혀중요하지않다 별로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점 평균 점 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 귀하께서는 정부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융
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16

데이터역량의 충분성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항목들
이 현재 어느 정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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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업무경험
현재 업무 경험 과거 업무 경험

단위 년
수행하지않는다 수행하고있다

데이터 구축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총괄 조정

데이터 기반 서비스제공

평균 수행 기간
년

년

년

년

년

단위 년
수행한적이 없다 수행한 적이 있다

데이터 구축

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총괄 조정

데이터 기반 서비스제공

평균 수행 기간
년

년

년

년

년

18

데이터 전문지식
데이터 교육

단위 회 시간

데이터 자격증

개인차원 부서차원 기관차원

연평균 횟수 회당 평균 시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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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

공공데이터 융합 참여 경험

* 귀하께서는 공공데이터 융합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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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틀: 데이터 협력 강화
기관 간 혹은 부서 간 데이터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법적 접근: 근거 규정의 마련? 최상위 데이터법?
◦ 조직적 접근: 데이터 거버넌스 위상, 기능, …
◦ 관계적 접근: 설득의 문제(리더의 관심과 구체적 정책 효과)
◦ 역량적 접근: 데이터 마인드, 지식, 경험, 교육, …
◦ 기술적 접근: 표준화, 데이터기반시스템 설계, …

22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대안 인식
효과성

단위 점 점

실현가능성
단위 점 점

효과성이매우낮다 효과성이약간낮다 보통이다

효과성이약간높다 효과성이매우높다

최상위데이터총괄
조정기구 신설

기관간 데이터관련
활성화

주요데이터보유 기관간
협업 조정기구신설

기관내
최고데이터책임관활성화

여러정책분야에두루쓰이는
범용성이높은데이터의개방

데이터제공관련
적극행정면책제도도입

데이터관련직렬 직류신설

데이터융합관련 교육지원강화

데이터표준화강화

개인정보익명화
기술개발 활성화

데이터분석센터활성화

데이터검색기능 강화

메타데이터를활용한
데이터맵활성화

데이터거래소신설

점평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데이터관련최상위기본법제정

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 실현가능성이약간낮다 보통이다

실현가능성이약간높다 실현가능성이매우높다

최상위데이터총괄
조정기구 신설

기관간 데이터관련
활성화

주요데이터보유 기관간
협업 조정기구신설

기관내
최고데이터책임관활성화

여러정책분야에두루쓰이는
범용성이높은데이터의개방

데이터제공관련
적극행정면책제도도입

데이터관련직렬 직류신설

데이터융합관련 교육지원강화

데이터표준화강화

개인정보익명화
기술개발 활성화

데이터분석센터활성화

데이터검색기능 강화

메타데이터를활용한
데이터맵활성화

데이터거래소신설

점평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데이터관련최상위기본법제정

* 귀하께서는 다음의 대안들이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에 기
여하는 정도(효과성)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는 앞서 제시된 대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라고 예상하십니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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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협력의 구조 설계:
데이터거버넌스
고려사항

◦ 거버넌스의 중첩: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4차산업위원회, … 기
존 거버넌스 활용 vs 데이터 관련 최상위 조정기구 신설

◦ 거버넌스의 구조: 통합형 vs 분산형
◦ 거버넌스의 위상: 대통령 vs 국무총리 vs 부처청
◦ 거버넌스의 범위: 국가 vs 지방자치단체
◦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데이터 관련 부처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책연구

기관-대학-시민단체
◦ 부처청: 총괄∙조정기관(행안부, 과기부, 통계청) vs 정책분야별 데이터보유기관(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
◦ 공공기관: 분야별 데이터 보유 기관(심평원, 각종 정보원, …)
◦ 국책연구기관/대학: 심도깊은 정책분석 서비스 제공
◦ 시민단체: 정책문제의 당사자, 개인정보보호, 감시자, …

◦ 거버넌스의 기능: 총괄∙기획 vs 심의∙조정 vs 분석∙서비스
◦ 기관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 정보화 부서 vs 통계 부서 vs 사업 부서

24

데이터 최상위법의 가능성
데이터 최상위법이 필요한가? 
◦ 기존 법령이 가지는 목적의 한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정보화
◦ 전자정부법: 정부 정책의 전과정을 IT 기반으로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제공에 초점
◦ 콘텐츠산업법: 문화산업 관점
◦ 데이터기반행정법(안):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에 초점
◦ 통계법: 통계데이터에 한정

데이터 최상위법 제정의 접근 전략
◦ 관할 데이터: 공공데이터 vs 민간데이터
◦ 포괄 범위: 데이터 생성-관리-서비스
◦ 데이터의 활용 목적: 정책적 활용 vs 산업적 활용
◦ 법령 제정 방식: 기존 법령의 전부개정 vs 새롭게 제정
◦ 관할 내용: 기본계획, 최상위 총괄조정체계, 전문인력, 교육, 표준화, 기술개

발, …

23



170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데이터거버넌스와 데이터
분석센터
현재의 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보유주체의 관점에서 데이터활용
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거버넌스라는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분석센터는 단기적으로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데이터분석은 정책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수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분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정책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26

데이터 협력의 구조 설계:
데이터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정해
야 할 것
◦ 공공데이터의 융합은 정책활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측면

이 강조된다면 단순한 심의 조정 기능에 한정되기는 어려움
◦ 더욱이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체계로 논의되는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에

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핵심이라고 하면 데이터거버넌스의 기능은 더욱
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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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센터 기능과
전문성
수행해야 할 기능

단위

분석가의 전문성

단위

데이터분석서비스
기능

데이터중개
요청 데이터 확보 및 제공

기능

데이터 생산 관련
컨설팅 기능

데이터 전문성

정책 전문성

28

데이터거버넌스와 데이터
분석센터
정책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데이터분석의 주된 주체는 정
책분석가가 되어야 할 것
◦ 정책분석가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러한 데이터를 찾기 위한 열정이 높음

데이터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데이터분석센터는 정책결정자의 데
이터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 정책분석가 채용을 통해 정책결정자
의 정책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 외부 정책분석가의 데이터 접근성을
돕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 데이터 접근성 관점에서 보면 현재 다양한 데이터분석센터 간 연계를 활

성화하여 센터 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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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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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사례 추이 및 확대방안

/

오승찬 주무관(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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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I. MDIS 소개

II. MDIS 활용 사례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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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징 1

각 기관에서 마이크로데이터 보관

Economy

ScienceCulture

Industry Labor

Housing

HealthWelfare

300여종의 국가승인 마이크로데이터 보존
& 194종 서비스

문화

과학

경제

건강

노동

산업

복지

주택

MDIS 소개

3

MDIS 소개

연혁

1948
 공보처 통계국 설립

2005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1900 1950 2005

Sep.1st, 1896
 호구조사규칙 시행

1990
 통계청으로 승격

199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작
(오프라인 서비스)

2000 2010

1996
 통계자료제공 규정 제정

2007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RDC: 
Research Data Center)
단계적 설치

2006
 MDSS 온라인 서비스
시작

2008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반

MDSS 서비스 시작

2010
 원격접근서비스

(RAS: Remote Access 
Service) 시작

2014
 MDIS 시스템 구축

(1단계)

2015

2015
 MDIS 통합서비스
시작

2016
 MDIS 시스템 구축

3단계 완료

2019.7
 9번째 RDC 개소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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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DIS 소개

특징 2

개별 데이터

Register-based 
Census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insight 창출

행정 + 행정

서베이
+
행정

행정+
서베이

서베이
+ 

서베이

Exact
Matching

Statistical
Matching

인구/가구

• 인구주택총조사
•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동향조사
• 가족실태조사등

고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조사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근로환경조사등

물가/가계

• 가계동향조사
• 가계자산조사
• 소비자물가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보건사회/복지

• 사망원인조사
• 보육실태조사
• 노인실태조사
• 가정폭력실태조사 등

환경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지상기상통계
• 영농폐기물조사
• 환경기술실태조사 등

경기

• 경제총조사
• 기업활동조사
• 소상공인경기동향조사
• 소비자전망조사 등

광공업/에너지

• 광업/제조업조사
• 에너지총조사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로봇산업실태조사 등

도소매/서비스

• 도소매업조사
• 서비스업조사
• 전통시장상점가 및점포경영실태
조사등

건설/주택/토지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주거실태조사
• 건설업조사등

교통/정보통신

•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도로교통량조사
• 자동차주행거리통계 등

농임어업

•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생산통계
• 양곡소비량조사
• 농가경제조사등

교육/문화

• 국가영재교육통계
•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국민여가활동조사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등

행정통계

①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②귀농어귀촌인통계
③신혼부부통계

④주택소유통계
⑤퇴직연금통계
⑥일자리행정통계

⑦중장년통계
⑧기업생멸통계(‘20 제공계획)

5

MDIS 소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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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DIS 소개

특징 3

특수목적용 데이터

승인용 데이터

공공용 데이터

- 민감정보 다수포함
- 2차 자료 생산가능

- 민감정보 포함
- 공표 수준보다 자세한
통계표 생산

- 민감 정보 없음
- 공표 수준의 통계표

이용센터
(RDC)

원격 접근
(RAS)

다운로드

물리적 보안환경

온라인 보안환경

일반 웹 환경

인가된 이용자
에 한함

자료
선택

다운로드

이용신청서
제출

검토 및
승인

자료
적재

자료
이용

자료
이용

이용신청서
제출

검토 및
승인

자료
적재

RDC
방문

자료
이용

통계청 처리

7

MDIS 소개

[예시] 

 연계기간: 2015~2017 (인구부문, 가구부문)
 제공 항목: 14개

- 가구원수
- 가구유형
- 거처구분
- 세대구분
- 자가여부, 아파트평수 등

패널 데이터

인구주택총조사 패널데이터

기업활동조사 패널데이터

 연계기간: 2006~2017
 제공 항목: 45개

- 기업구조,
- 자산, 
- 관계회사
- 기업간거래, 
- 사업내용 등

행정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귀농어귀촌인통계

신혼부부통계

주택소유통계

퇴직연금통계

일자리행정통계

중장년통계

 제공 항목: 22개
- 인구특성, 자녀관련, 
- 가구관련, 경제활동관련, 
- 금융부채 관련, 주택관련 등

서베이
+
행정

행정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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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가용 서비스

이용센터 서비스(Research Data Center)

 자료 다운로드 불가
 이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승인 절차: 

- 기준: 공공의 이익 실현 & 응답자 비밀보호

 전국 9개 RDC 소재
- 년내 1~2개소 추가 개소 진행 중

 엄격한 보안 시설
- 카메라, 휴대폰 반입 금지

원격서버

이용자 컴퓨터

통계청

 분석결과 반출 가능(개인자료 반입가능: 심사필요)
 통계 S/W 제공 : SAS, SPSS, Stata, R & MS 오피스

원격접근 서비스 (Remote Access Service)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

이용자 컴퓨터

이용자 컴퓨터

MDIS 소개

[예시] 

9

MDIS로새롭게시작합니다...

MDIS 소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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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DIS 소개

연구물

11

MDIS 소개

이용자

MDIS 이용

인가용 서비스

< MDIS 이용자 직업별 분포> < MDIS 이용목적별 분포 >

< 인가용 서비스 비중 >

(기준 2018)

< MDIS 이용건수 >

< 인가용 서비스 이용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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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DIS 이용특징

자료

이용 상위 자료 상위 이용 5개 조사

공공용(다운로드) 인가용(RAS, RDC)

(기준 2018)

1

2

3

4

5

6

7

8

9

10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가계동향조사

인구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체모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동향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가계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총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조사대상 (표본규모)

월/월

월/월*

월/년

년/년

년/년

조사/제공주기

전국 35,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소득부문: 전국 8,000표본가구
지출부문: 전국 12,000표본가구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및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자
(외국거주 한국인도 조사 대상)

한국산업표준분류기준 자가소비,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산업
(약 400만개)

국내회사법인 중 상용종사자수가
50인 이상이며, 자본금이 3억원 이
상인 기업 (약, 12,000~13,000개)

*이용센터 서비스: 월, 분기, 연간
원격접근, 다운로드 서비스: 분기, 연간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

I. MDIS 소개

II. MDIS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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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연구사례

연구제목: 
중소기업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

연구자: 

김주영 (산업연구원) 
발표일:
2018-12-31

연구목적 활용자료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중소기업 청년고용 시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실태
자료의 제시를 통한 정책 기초자료의 제공과 실증
분석 및 해외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
청년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201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실태조사),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114 86 86

서비스업종에서 청년취업자의 비중은 전 연령대에 비해서 뚜렷이
높고 특히 20~24세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 비해서 취업자 비중이
12.7%p 높아서 청년층의 서비스 업종 선호를 알 수 있음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비율(휴학 혹은 재학은 제외)

 20대 초반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임시직, 일용직)
비중은 높은 이유로 학업과 병행할 일자리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휴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0대 초반에서의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40%에 육박함에 따라 이들 연령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기술통계분석

15

경제활동인구조사

키워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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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키워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17

경제활동인구조사

그외연구

보다 많은 활용사례: ‘MIDS 포털>>데이터이용>>연구결과 공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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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그외연구

보다 많은 활용사례: ‘MIDS 포털>>데이터이용>>연구결과 공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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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형조사

연구사례

연구제목: 
과일 소비트렌드 변화와 과일산업 대응 방안

연구자: 

박미성, 이미숙, 박한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일:
2017-10

연구목적 활용자료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과일 소비 패턴 및 소비트렌드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과일 생산 현황 및 가공 실태를 분석하여 과일
생산출하구조 변화를 위한 중단기 과일산업 대응
방안을 도출

가계동향조사(2000~2016)

기타: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거래자료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과일소비 트렌드: 가구주 연령대별 과일 지출액 순서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620 225 606
신선과일(사과, 감귤, 배, 수박, 포
도, 복숭아…13종 과일) 지출액, 과
일가공품 지출액 등

 ‘10년 대비 ‘16년 가구주 연령이 20대 이하인 가구에서 섭취가
용이한 기타과일, 과일가공품, 딸기 지출액이 증가함

과일가공품 지출액은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구를 제외한 전
가구에서 과거보다 증가함

과일 소비구조 전환 분석(시계열 자기회귀모형)

추세방정식을 바탕으로 과일소비 지출액에 대한 Bai-Perron의 multiple 
break point 검정결과, 1개의 구조 변화 시점이 존재하며, 그 시점은
1998년 1/4분기인 것으로 나타남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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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연구사례

연구제목: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연구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일:
2018-08-31

연구목적 활용자료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최신자료(2000~2016년)를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의
출산율 제고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2000~2015)
인구동향조사(2000~2016)

기타: (각시도)통계연보, (보건복지부)보육통계, 
(행안부)지방세통계, (지자체)사회복지예산 등

인구동향조사(혼인, 출생)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2000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 가상 합계출산율

출산장려금, 보육시설 수, 복지예산 등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이
유배우 출산율에 유의한 (+) 효과를 갖음

단, 고학력에서는 (+)의 효과를 보인 지방세액이 저학력에서는 (-)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86 22 22 주소(시군구)X연령(각세)

93 29 30
출생지(시군구) X부/모연령(각세), 
출생연월일

 2000년 1.5를 상회하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1로 대폭 감소
 (if 2000년의 연령별 유배우 비율 유지) 2000~2005년은 합계
출산율 감소없고, 2005~2012년에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시군구 유배우 출산율 결정 요인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실제 합계출산율

가상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f (유배우 여성비율, 유배우 출산율, 무배우 출산율) [가정] 출산과 혼인의 결정 요인: 시간과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 ‘경제학연구’ 2018 게재

Variables
All Highly Educated Less Educated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efficient p-value
Constant 143.8335 <.0001 188.6049 <.0001 88.0641 <.0001

Childbirth Grant 
(100K Won) 6.4975 <.0001 5.5767 <.0001 4.9371 <.0001

# of Child Care Facilities
(per 1K People) 5.5738 <.0001 4.4050 <.0001 4.9171 <.0001

Fraction of 
Welfare Budget(%) 1.9450 <.0001 1.5902 <.0001 1.6708 <.0001

Amount of Local Tax 
per Capita(100K Won) 2.6511 <.0001 1.4418 0.0157 -0.0665 0.9067

# of Regions /# of Years 193 / 10 181 / 10 181 / 10
Fixed Effect F-test 7.32 <.0001 10.02 <.0001 5.50 <.0001

통계적 가설검증

21

인구동향조사

키워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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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

키워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23

인구동향조사

그외연구

보다 많은 활용사례: ‘MIDS 포털>>데이터이용>>연구결과 공유’ 참고



206

제9회 국가통계발전포럼

26

전국사업체조사

그외연구

보다 많은 활용사례: ‘MIDS 포털>>데이터이용>>연구결과 공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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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

연구사례

연구제목: 
혁신과 경제성장-생산성 및 기업동학을 중심으로

연구자: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발표일:
2018-12-11

연구목적 활용자료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생산성’과 ‘기업동학’의 측면에 주목하여 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피고 혁신성장의 의의와
과제를 점검함

 전국사업체조사 (2001~2016)

[연계키] 사업체고유번호

전국사업체조사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기업동학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91 33 37
사업체고유번호, 영업개월수, 전년
도사업체고유번호

 산업분류별 고용증가율의 요인 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체 고용규모가 아니라
채용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성장의 동태성과 직접적 연관

종사자 수 기준의 진입율과 퇴출율, 즉 일자리의 생성률과 소멸률은
2000년대 전반 이후 낮은 상태

패널 생성

* ‘Japanese Economic Review’ 2017 게재

업력 5년 이상의 유지사업체
들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기여한 부분 보다도 이 기간
중 진입하거나 퇴출한 사업체
가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기여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큼

혁신의 주역인 창업
기업과 젊은 고성장
기업이 전체 고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크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 측면
에서는 매우 중요

제조업진입율

제조업퇴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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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조사

연구사례

연구제목: 
관계회사 거래와 기업의 혁신: 중소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자: 
김선옥 (한국재정정보원)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표일:
2017-09-12

연구목적 활용자료 공공용 vs. 인가용 제공항목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성장의 주요 요인
인 혁신활동(R&D)에 기업이 처한 구조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

 기업활동조사(2008~2014)

[연계키] 패널키

기업활동조사

분석 내용 (보고서/논문 일부 발췌)

 R&D 비중 & 기업규모별 분포 (제조업)

전체항목수 공공용 RAS. RDC RDC, RAS 항목 예시

380 242 334
기업체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창
설년도, 사업체수(본사본점, 본사
본점 이외, 국외 등), 모회사명 등

관계회사간 거래비중이 R&D활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R&D수행을 하지 않는 기업(Rd=0)비율이 높음
 1천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은 대부분 연구개발을 수행

- R&D비중이 10% 이하의 구간에 가장 밀집하게 분포

통계적 추정

관계회사거래비중이
증가할수록 R&D 비중이
낮아짐

관계회사간 거래비중과
R&D 투자여부간의
실증적 관계 규명: 
R&D활동여부에 대한
Probit 모형 추정

기업규모

매출액 대비
R&D 비중 5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Rd=0 37.30 24.28 12.90 2.75

0< Rd ≤0.1 59.82 73.03 85.48 93.23

0.1< Rd ≤02 2016 2.08 1.37 3.53

0.2< Rd ≤0.3 0.50 0.41 0.21 0.42

0.3< Rd ≤0.4 0.16 0.14 0.02 0.07

0.5< Rd ≤0.5 0.05 0.05 0.02 0.00

연구개발비중

관계회사간 거래

27

기업활동조사

키워드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인구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가계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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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Data Integrated Service

29

기업활동조사

그외연구

보다 많은 활용사례: ‘MIDS 포털>>데이터이용>>연구결과 공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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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대학의 비전공자 SW 교육

 ‘데이터 분석’을 통한 SW 교육

 ‘MDIS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

 ‘MDIS 서비스’ 수업 활용 사례

 ‘MDIS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

교육 개선 효과

제 9 회

국가통계발전포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운영 사례
(MDIS 서비스를 중심으로)

2019. 09. 06

서 주 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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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아주대학교 비전공자 SW 교육

 3대 핵심 SW 역량 전공맞춤형 SW 교육

단과대학
SW기초교육
(1학년)

SW심화교육
(2-4학년)

공과대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정보통신대학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자연과학대학 프로그래밍
컴퓨팅사고
데이터분석

경영대학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인문대학 컴퓨팅사고 데이터분석

사회과학대학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의과대학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간호대학 데이터분석 데이터분석

컴퓨터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자동화, 실체화
를 위한
기술역량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찾는

융합역량

AJOU+JYSEO 2019

대학의 비전공자 SW 교육

전세계적으로 SW소양을 ‘읽기, 쓰기, 계산하기’와 같은 누
구나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으로 구분

국내의 경우, ‘SW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전공과 상관없이 전
교생에게 필수적으로 SW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SW 기초교육 ✽
타 전공지식과 SW소양을 겸비한 융합인
재 양성을 목표로 인문, 사회 등 타 계
열 학생들을 위해 전공별 특성을 반영
한 SW교육을 교양필수교육으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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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IT(프로그래밍) 영역
알고리즘 구현 능력

수학/통계 영역
데이터 분석 능력

도메인 영역
문제 정의 및 결과 적용능력

SW 개발자
IT + 도메인지식

(금융솔루션, 재고시스템, ..)
전통적 연구자

수학/통계 + 도메인지식
(전국인구통계분석, 대통령선거

통계분석..)

기계학습 개발자
수학/통계 + IT

데이터 과학자
수학/통계 + 도메인지식 + IT

AJOU+JYSEO 2019

‘데이터 분석’을 통한 SW 교육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등 전
공에 상관없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음

기존 ‘통계’ 과목과는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첫
걸음

데이터 사이언스(데이터 과학)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 방법
론, 프로세스,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

 데이터를 통해 실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통계학,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과 연관된 방법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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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2017년 ‘MDIS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교과목 개선
 교육 대상: 전교생으로 확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등

 교육 내용:

�- R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 다양한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 및 기계학습 기반 기법

�- 가상의 학습(훈련)용 데이터셋으로 실습

�- ‘MDIS 서비스’로 제공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실습과 과제(프로젝트)
에 적극 활용 → 도메인 지식

�- MD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

�- 학습자가 관심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문제에 대한 배경지식과 이해가 높아짐

�-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옴

AJOU+JYSEO 2019

‘MDIS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교육

 2016년 ‘데이터 분석 기초’ 교과목 신규 개설
 교육 대상: 사회과학대학
 교육 내용:

�- (IT) R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
�- (수학/통계+IT) 다양한 통계 및 기계학습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
�- 가상의 학습(훈련)용 데이터셋으로 실습

 SW 비전공자가 느끼는 SW 학습의 어려움
 SW 배경지식과 학습 흥미의 차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학습 흥미가 생김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
 단편적 교과 지식만으로는 학습 동기를 높이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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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자료

통계청 및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국가 승인 통계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13개 주제로 구분하
여 제공

세부조사영역별 시계열(연/월) 데이터로도 제공

특히,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공개데이터가 많으나 이미
통계/집계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함으로 ‘데이터 분석’을 학
습을 위한 데이터로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 → MDIS는 마이크
로 데이터로 제공하여 원(raw)데이터부터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함

AJOU+JYSEO 2019

문
제
정
의 해결하려는 문제

를 명확히 정의

문제 해결을 위
해 어떤 데이터
를 어떻게 분석
할 지 결정

데
이
터
준
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데이터 잡음을
제거하여 유용한
데이터로 정제

데
이
터
탐
색 기술 통계 분석,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관찰 데

이
터
분
석 패턴 찾기, 분

류, 예측 등 데
이터 분석 모델
을 구현

결
과
해
석
및
적
용 분석 결과를 실

제 상황에 적용
하고 성능을 개
선

MDIS 서비스 수업 활용 사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프로젝트 제안(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프로젝트제안✽

자신의 관심 주제에 대해 MDIS 서비스에서 제
공하는 공공 데이터와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지 검
토 후 프로젝트 주제와 데이터 분석 문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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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통계 설명자료

• 조사 목적 및 활용, 조사 대상, 시기, 항목, 표본 설계 및 통계 모델 등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전체 조사 개요를 살펴 봄으로 관심 주제에 대해 분석 가능한 데이터인지 검토
• ‘조사 개요 보고서’로도 제공

AJOU+JYSEO 2019

마이크로 데이터 추출 서비스

통계설명
자료

KOSIS 
공표자료

데이터
설명자료

주제 및
데이터
탐색

데이터 수집
(추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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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데이터 설명자료

조사표
 조사에 사용된 설문조사지

설계서/코드집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사용된 코드 값에 대한 설명

보고서/지침서
 조사개요 보고서

AJOU+JYSEO 2019

KOSIS 공표자료

• 해당 조사데이터로 분석하여 통계청이 공표한 다양한 통계 결과에 대한
조회 가능

• 관심 조사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경향 및 특성을 미리 탐색 가능
• 프로젝트로 분석해 볼 가치가 있는 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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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데이터 설계서(코드집) (예:설계서및코드집_사회조사.xlsx)

마이크로 데이터 (예: 사회조사데이터.csv)
 데이터 설계서(코드집)을 참조하여 해석

A(가구일련번호)가 모두 1 
은 같은 집에 거주함을 의미

D(성별) 1은 남자, 2는 여자, 
즉 남자 1명, 여자 2명 거주

L(주관적만족감) 3은 보통

서울에 혼자 사는 23세 여자(가구주), 대학(4년제미만)에 재학중이며 미혼,
주관적만족감을 보통이라고 응답

AJOU+JYSEO 2019

조사표 (설문조사지) (예: 가구주조사표.pdf)

✽일반 설문문항✽ ✽개인관련 설문문항✽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주관적만족감

✽보건부문 설문문항✽
건강평가, 건강관리, 흡연, 

금연시도, 음주, 절주금주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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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Top 10 (2018 ~ 2019)

AJOU+JYSEO 2019

✽ 주제 선정 배경
• 뉴스, 기사, 논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제 선정의 배경과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

✽ 데이터 분석 목적
• 주제 내의 데이터 분석 문제 정의 및 목적 설명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수집 경로,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항목 등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

✽ 데이터 정제
• 분석에 필요한 항목 식별 및 분석에 용이하도록 항목명 추가 및 코드값 변경, 불필요하거나 잘못
된 값을 지닌 데이터 삭제 등의 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

✽ 요약 통계
• 간단한 기술 통계로 데이터의 경향 및 대표값 확인

프로젝트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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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친밀감 형성이 자녀의 정서와 사회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활용 자료
 2017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추출 항목
 개인: 성별, 연령
 만족도: 주관적만족감, 가정생활만족도, 스트
레스

 인식: 정서(삶이행복함, 가치있음, 좋은성품
가짐), 사회관(공정한사회, 사회신뢰도)

 부모관계: 부모와의활동(여가, 저녁식사),
함께보내는시간

 분석 결과
 (탐색) 자녀는 아버지와 30분 미만, 어머니
와 1시간 미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부모와의 활동 중 여가활동과 저녁식사를 자
주할수록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나, 긍정적인
사회관 형성에는 좋지 않음

 어머니와 매일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낼 때
�-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하며 자신이 스스로 매
우 가치가 있고, 매우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 사회가 매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아버지와 매일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낼 때

�- 자신이 매우 좋은 성품을 가진다고 생각

AJOU+JYSEO 2019

MDS 서비스 기반 데이터 분석 우수 사례

 2017년도
 경영대학 우수과제 15편 전시

 2018년도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우수과제 26편 전시

 2019년도 (11월 개최예정)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의과대학, 인문대학 우수과제 약
50편 전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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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람객이 한국에 재방문하는 요인 분석
 활용 자료

 2017년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추출 항목
 개인: 성별, 연령, 방문객 국적
 여행행태: 재방문여부, 방한목적, 가장많이한
활동, 가장좋았던활동

 만족도: 여행 전/후 한국이미지, 숙박만족도,
출입국절차만족도, 대중교통만족도, 관광안내
서비스만족도

 분석 결과
 (탐색) 주 방한 목적은 식도락
 (탐색) 재방문에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쇼
핑

 재방문여부는 가장 많이 한 활동과 밀접한 연
관이 있음

 숙박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관광안내서비
스 만족도는 재방문 의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출입국 절차 만족도가 나쁜 경우 재
방문 의사에 영향을 줌

 쇼핑 활동이 좋았던 관람객의 10%는 반드시
재방문함

 방한 목적으로 식도락이 제일 많았으나 재방
문엔 영향을 주지 않음

가정환경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활용 자료

 2016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추출 항목
 경력단절: 일자리이동경력
 가정환경: 혼인상태, 자녀유무, 자녀돌봄유형,
경제적수준만족도, 월평균수입, 월평균지출

 배우자: 취업상태, 임금, 집안일참여

 분석 결과
 (탐색) 여성의 41%가 경력단절을 경험
 (탐색) 결혼, 임신 및 출산이 경력단절의 주
요 원인

 경력단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집안일 참여 미흡, 둘째 자녀, 본인이 자녀
돌봄이 관련 깊음

 특히 두 자녀를 본인이 돌보는 여성의 92%가
경력이 단절됨

 자녀가 없는 경우의 78%는 경력단절이 없음
 가구의 경제적 만족도(경제수준)은 경력단절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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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특징
 활용 자료

 2017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추출 항목
 개인: 성별, 연령, 정치인지도
 정치참여중요성: 선거참여, 세금납부, 법준수,
군복무

 정치참여활동: SNS, 언론에의견제시, 불매운
동참여, 시위참여, 정부/기관에 의견제시,
탄원서제출

 정치집단신뢰도: (국회/정보부처/중앙정부)
의사소통, 청렴도, 신뢰도

 분석 결과
 (탐색) 19-29세 연령이 선거참여율이 가장
낮음

 정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 선거 참여율이 낮음(예: 19세-29세)

 1년 이내 정부/기관에 의견제시 활동을 한
사람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국민
과의 의사소통, 정부의 청렴과 신뢰가 높을
수록 함께 높아짐

운전습관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활용 자료

 2018년 사회조사

 추출 항목
 개인: 체감대기상태
 대기오염방지 노력: 자동차보유, 운전여부, 요일제
참여

 친환경 운전습관 실천: 급출발/급제동금지, 정속주
행, 공회전최소화, 타이어공기압주기적점검, 불필요
한짐싣지않기

 분석 결과
 대기환경에 대한 텍스트분석에서 ‘운전습관‘, ‘에코
드라이브’와 같은 운전 관련 단어가 키워드로 다량
나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불안함 사람의 86%가 정속
주행하기위해 약간 노력한다고 응답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불안한 사람의 83%는
급출발/급제동하기않기위해 매우 노력한다고 응답

 친환경 운전습관을 위해 노력할수록 응답자들이 현
재 체감하는 대기환경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에 영
향을 줌

 친환경 운전습관을 위해 노력할수록 5년 후 대기환
경 상태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에 영향
을 줌

 친환경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 일수록 더욱 더 친
환경 운전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할수록 친환경 운
전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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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OU+JYSEO 2019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필요하지않다

전혀필요하지

않다

 ‘비전공자 SW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영향을 준 인식

 ‘SW 교육은 나의 전공을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의 전공 관
련성이 SW 교육의 필요 조건으로 분석됨

 ‘SW 학습 난이도’는 비전공자 SW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SW교육의필요성✽

비전공자의 SW 교육은 필요하다

AJOU+JYSEO 2019

교육 개선 효과

✽학문적호기심✽

강의는 학문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갖
도록 진행되었다

✽과제의학습효과✽

과제는 수업내용을 적절히 보완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체강의평점✽
83.5

85.4
86.6

93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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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STIONSUESTIONS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서 주 영 jyseo@ajou.ac.kr

AJOU+JYSEO 2019

회 고

 MDIS 서비스 기반 SW 교육의 효과
 다양한 주제로 제공된 데이터는 학습자의 관심 문제(도메인지식)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학습 동기가 향상됨

 검색 결과의 짜집기로 과제를 해결해 왔던 학생들에게 원(raw)데이터에서부터 문제
를 정의하고 탐색하고,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은 학습 성취감을 크게 향상시
키는데 도움을 줌

 특히 비전공자의 SW 교육에 대해 도구 교육, (프로그래밍)기술 교육으로 치부하던
인식을 우리의 사회/문화/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내 전공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역
량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킴





데이터 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통계 과제 

좌장 : 황현식 통계방법연구실장

SESSION

05

다출처 자료 연계 사례
오미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HLPF 동향과 시사점: SDGs 데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소리 사무관(외교부) / 윤경효 사무국장(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양성(부제 : 학교 통계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화영 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 / 고은성 교수





SESSION

05

데이터 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통계 과제

다출처 자료 연계 사례

/

오미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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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연계 개념 정의

4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이란, 서로 다른 복수의 데이터 파일

을 결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합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정의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매칭 방법에 따라 “정확 매칭(exact matching)” 과 “통계적 매칭

(statistical matching)”으로 구분하여 정의

 기록 연계(record linkage) 또는 정확 매칭(exact matching) :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식별정

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체(same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방법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 :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사한

개체(similar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방법

자료 : 인포그래픽-I-KOREA 4.0을 활짝 여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3

< 데이터 경제 활성화 행사, 문재인 대통령 연설 中 >

▶ “대한민국은인터넷을가장잘다루는나라에서데이터를가장잘다루는나라로거듭나야할것”

▶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하고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1조원을

투자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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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료: 건보 통합 RDC 개소에 따른 건보+사망 연계 서비스 신청 절차 안내(2019.02.19)

5
< 출처: 오미애(2014),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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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출처자료연계필요성

7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새로운 가치 창출을 넘어서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생산요소로 보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자산인 만큼 얼마나 데이터를 잘 활용하느
냐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여기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다출처 자료 연계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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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계
자료

(‘19.6.12일 시행)

9

연계
자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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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연계
자료

(‘19.6.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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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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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부 예산 쏟아부어 돌봄 사업·인프라 늘려도 ‘미스매칭’ [빅데이터로 ‘돌봄’을 말하다]         

세계일보 기사

전국 어린이집 4만238개, 유치원
8846개, 돌봄교실 1만1980개(이
상 2017년 기준)에 15년간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
히 깊은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
다. 부족한 인프라가 문제일까, 
인프라의 배분 문제일까, 아니면
저출산 대책의 방향부터 다시 재
설정해야 할까. 세계일보는 우리
나라의 출산·육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빅데이터로 ‘돌봄’
을 말하다’를 마련했다. 부처별로
산재한 정부 빅데이터를 국내 최
초로 한데 모아 124개 지수로 정
리해서 클러스터링(그룹화) 분석
을 하였다.

연계
자료

15

통계청인구및경제활동관련데이터및통계지표,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관련수요
공급지표, 보건복지부보육서비스및가정양육수당관련수요공급지표, 교육부유치원및
초등학교돌봄교실관련수요공급지표등다양한여성가족정책관련보육및돌봄관련데
이터기반으로시군구단위클러스터링및특성분석을시범적으로수행함

<보육 및 돌봄 클러스터링 시범분석 시 사용된 통계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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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자료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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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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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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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자료

24

테이블명 예측모형에 사용된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변수설명

회원기본

회원등록일자(8자리)&회원 등록순번(5자리)

2018-회원등록연도

연령(2018년 기준)

성별

가족형태코드⇒독거여부

재코딩(1이면 1,그외 0)

의뢰경로대분류코드⇒경로3개로 구분

정신의료기관경로여부⇒ 2,3 ⇒ 1 ,그외 0

지역사회및행정기관경로여부⇒ 1,4 ⇒ 1,그외 0본인경로여부 ⇒ 5⇒ 1 ,그외 0

의료보장코드⇒건강보험여부

재코딩(1이면 1,그외 0)

정신장애등급코드⇒정신장애여부

재코딩(2,3,4이면 1,그외 0)

자살시도여부코드⇒자살시도여부

재코딩(A이면 1,그외 0)

회원병력 발병연령

회원신체질환기본 결핵부터신부전까지질병수의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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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계
자료

26

구분 예측모형에 사용된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현황변수설명

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

인구10만명당 정신건강복지센터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근센터장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중정규직,무기계약직비율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사례관리회원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비율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의현기관평균근속개월수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중증정신질환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자살예방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알코올중독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재난관리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치매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주간재활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직업재활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노숙자정신보건사업수행여부

정신건강복지센터당 평균집행액

연계
자료

25

테이블명 예측모형에 사용된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변수설명

회원입원력 입원횟수

회원직업력
마지막 취업 시작일이 등록일 이후인 경우 1로 코딩 또는 최초 취업 시작일이 등록일

이후인경우 1로코딩한경우⇒ 1로코딩

회원치료약물기본 부작용경험여부

회원 ISP 사정기본
관리구분코드

자살사고점수

회원 ISP 평가기본

(종속변수로 사용)

평가점수

GAF심각도:점수가높을수록심각

평가점수재코딩(역변환) 100- ASM_SCR

GAF심각도여부:

평가점수⇒ GAF심각여부 0(해당없음)인 사람들제외

역순으로변환(100-점수)

50점 기준으로나눠서 50점미만은 0, 50점 이상은 1(증상이 심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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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발행일 : 2019.01.02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27

연계
자료

27

구분 예측모형에 사용된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현황변수설명

지역사회인프라 인구10만명당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인력수

정신재활시설 인구10만명당 정신재활시설수

정신요양시설 인구10만명당 정신요양시설수

중독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수

의료기관수
인구100만명당 정신의료기관수

전체정신의료기관수 대비민간의료기관수(비율)

병상수
인구10만명당 정신과입원병상수

전체정신과입원병상수대비민간병상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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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공지능 기술을 윤리적으로 탐하다: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치 사례.(2019년 1월 4일) 윤혜선, KISO저널 제33호

 다출처 자료 연계의 목적성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국제적 경주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세계 최초로 ‘데이터윤리혁신센

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이하 ‘센터’)’를설치

- 영국의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설치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의 조화를 모색

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거버넌스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데이터 연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윤리의 정비가 필수적임

30

29

자료 : 박민정 외(2018),  차등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통계개발원 2018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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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혁명시대에 대비한 국가통계 과제

2019 HLPF 동향과 시사점 : 
SDGs 데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소리 사무관(외교부)

윤경효 사무국장(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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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와 SDGs 

SDGs 이행 점검 체계 

04 우리의 SDGs 이행 현황 및 계획 

2019년 HLPF 동향 및 시사점 

2019 HLPF 동향과 시사점 

2019.9.6. 국가통계발전포럼 
외교부 개발정책과 이소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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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 SDG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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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s vs. SDGs 

MDGs 
(2000-2015) 

목표 8개 + 세부목표 21개 

개도국 대상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개발 분야 중심 

정부 중심 

SDGs 
(2016-2030) 

목표 17개 + 세부목표 169개 

전 지구적 
(개도국+선진국) 

사회+경제+환경 

모든 이해 관계자 참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MDGs에서 SDG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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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체의 다양화 

포용적� 

파트너십� 

선진�/신흥� 
공여국� 

시민사회� 
�(�N�G�O�s�,� 

자선단체�,� 

연구기관� 등�)� � 

민간기업� 

협력국� 

국제민간� 
재단�/� � 

글로벌� 
기금� 

다자개발
기구� � � � � 

�(�U�N�,� �I�D�B�s� 등�)� 

선진공여국(OECD DAC 회원국), 

다자개발기구 및 시민사회  

신흥공여국(Non-DAC회원국 등), 

남남협력, 민간기업, 국제민간재단 

 글로벌 기금 등  

     SDGs 기본원칙 

포용성 
(‘LEAVE NO ONE BEHIND’) 

통합성 
(INTEGRATION) 

보편성 
(UNIVERSALITY) 

포용적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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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유엔 사무총장 SDGs  성과 보고서) 

• △절대빆곤(SDG 1.1) △아동사망률(SDG 3.2) △갂염 발생률
(SDG 3.3) △성인지 예산(SDG 5.c) △전기 접근성 확대(SDG 
7.1) △노동 생산성 및 고용률(SDG 8) △도시 빆민 인구(SDG 
11) △해양보호(SDG 14) 관렦 성과가 있었으나, 현 추세로는 
2030년까지 SDGs 달성 불가  

- △2030년까지 절대빆곤 퇴치 불가 전망 △3년 연속 기아 
증가 △생물다양성 급감 △온실가스 증가 △지속가능발전 
재원 부족 △불평등 지속 (아동‧청소년‧농어촌 인구‧장애
인‧HIV 감염인‧여성 등에 대핚 차별)  

- △2017년 대비 2018년 ODA 규모 하락(2.7%) 및 최빆국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핚 지원 비율 감소 △민갂투자와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부족 △디지털 격차  

9 

 개도국의 SDGs 지원 수요 (2017)  

Source: UNDG (2018) 

SDGs에 대핚 이해 제고 

국가발전전략 내 SDGs 반영 

SDGs 이행 측정 및 모니터링  

특정 SDGs에 대핚 지원 

22% 27% 

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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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SDGs 이행 점검 체계   

[SDGs] [Financing for Development] 

총회 주관 정상급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총회 주관 개발재원 고위급회의 
 

(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유엔 총회 계기 매 4년 개최) 

ECOSOC 주관 연례 각료급 HLPF ECOSOC 주관 연례 FfD 포럼  

지역 차원 지속가능발전포럼 

개별 국가 차원의 SDGs 이행 점검 및 재원 마렦 노력  

SDGs 이행  
점검 체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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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9년  HLPF 주제  및 심화검토 SDGs 

주 제 심화검토 대상 SDGs 

2016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Leave no one behind) 
- 

2017년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빆곤 퇴치와 번영 증진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목표 1(빆곤), 2(식량), 3(보건), 

5(성평등), 9(인프라 및 

산업화), 14(해양생태계) 

2018년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홖 

(Transformation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ies) 

목표 6(물과 위생), 7(에너지), 

11(도시와 거주지), 

12(지속가능소비 및 생산), 

15(육상생태계) 

2019년 

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등 보장 

(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목표 4(교육), 8(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10(불평등 

완화), 13(기후변화),  

16(평화, 정의 및 제도) 
※ 목표 17은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로 매년 심화 검토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HLPF)  

• 주기 및 주관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연례 각료급회의 

  - UN 총회 주관 4년 주기 정상급회의   
 

• 점검 방식  

 - 매년 HLPF 주제를 선정하여 SDGs 이행 전반 점검 
 - 심화 검토 SDGs를 매년 달리 하여 4년을 핚 주기로 17개 

SDGs 점검 
 - 자발적 국별점검 (VNRs: Voluntary National Reviews) 
 - 독립과학자그룹의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매4년)  
 - 연례 사무총장 SDGs 성과 보고서 
   ※ OECD, G20 등 차원에서도 SDGs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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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HLPF  
동향 및 시사점  

03 

자발적국별점검(Voluntary National Reviews) 

주요원칙 보고시 포함하도록 권고핚 사항 

- 자발적, 국가 주도적 

- 보편적  
- 장기적 관점 견지 
- 포용적, 참여적, 투명 
- 인갂 중심, 성인지적, 인권 중심 
- 중복 방지 위해 기졲 체제 홗용  
- 데이터 등 증거에 기반핛 것  
-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 유엔 및 여타 다자기구 지원 홗용  

- 점검 방식 및 프로세스 
- 정책 홖경:  

▲SDGs 주인의식, ▲국내체
제 내 SDGs 반영, ▲지속가능
발전의 3가지 측면 통합, 
▲LNOB, ▲국내 이행 체계, 
▲구조적 이슈  

- 가능핚 핚 모든 SDGs 및 세부
목표에 대핚 갂략핚 이행현황 

-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 향후 계획 

• (참여국 확대) ’16 22개국 ⇒ ’17 43개국 ⇒ ’18 46개국 ⇒ ’19 4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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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PF 1주기 평가  

• HLPF 1주기(2016-2019) 운영을 통해 글로벌 SDGs 이행 점검 

플랫폼으로서의 HLPF 역핛이 공고해졌으나,  

- △통합적이고 연계된 SDGs 검토 △VNRs의 상호 학습 기능 

강화 △지방 정부 및 도시 참여 체계화 △비정부 주체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지역 포럼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핚 개선점 제기  
 

• HLPF 2주기(2020-2023) 운영 방안에 대핚 논의는 금년 하반기 

중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 결과  

• (주요 세션) △특정 SDGs 심화검토 (4, 8, 10, 13, 16) △주제

세션(LDCs/LLDCs/SIDS에서의 SDGs 이행, GSDR 발표, 시민

사회 역핛, HLPF 1주기 평가 등) △일반토의 △VNRs △부대

행사 등으로 구성  
 

• (주요 논의)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는 다면적 빆곤에 대핚 정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 △청년∙아동∙여성∙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정책 결정 참여 보장 △시민사회 및 민갂 부문과의 폭넓

은 파트너십 구축 △양질의 통계 및 데이터 역량 강화 △SDGs 

달성을 위핚 재원 확대 필요성 공통 제기  

※ 2015년 5.91억불 대비 2016년 6.23억불로 통계 분야 ODA가 
확대되었으나, 전체 ODA의 0.3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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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Rs 참여국의 데이터 활용 동향 :영국 사례(1) 

• 2019.6월 기준 244개 글로벌 SDGs 지표 중 180개 데이터 보고 (74%) 

 

 

 

 

 

 

• VNR 준비에 홗용핚 데이터: △유엔 국별 보고 플랫폼 △기타 정부 

데이터 △비정부 데이터 (OECD 등) △부처별 계획/전략 △각종 정부 

연례보고서 

VNRs 참여국(2019)의 데이터 활용 동향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차드, 코트디부아
르, 에스와티니, 가나, 레
소토, 모리셔스, 모리타
니아, 르완다, 시에라리
온, 남아공, 콩고, 튀니지, 
탄자니아 

캄보디아, 카자흐스
탄, 동티모르, 몽골, 
피지, 이라크, 인도네
시아, 쿠웨이트, 나우
루, 뉴질랜드, 오만, 
통가, 파키스탄, 팔라
우, 필리핀, 바누아투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이스라
엘, 리히텐슈타인, 
세르비아, 크로아티
아, 터키, 투르크메
니스탄, 영국 

칠레, 과테말라, 가이
아나, 세인트루시아 

• 정도 차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데이터∙통계에 근거하여 SDGs 이행 점검    

- 대부분의 국가는 국내 데이터 및 유엔 보고 데이터 등 다양핚 데이터 홗용 

- 다수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지표 수립 (유엔 지원) 

- 일부 국가는 통계 관렦 상세 내용을 annex로 공개  

- 일부 국가는 자국의 중점 세부목표 및 지표 위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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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통계청 2020년 추진 계획 

-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 도입 

- 데이터 수집을 위핚 싞기법과 혁싞적 방안 마렦 

- SDGs 세부목표갂 연계성 연구 

- 국별 보고 플랫폼 홗용성 확대  

 

VNRs 참여국의 데이터 활용 동향 :영국 사례(3) 

• (내재화) 영국의 상황에 보다 적합핚 지표 및 데이터 홗용 

- 예: 당뇨 등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핚 사망 ⇒ 당뇨에 걸릴 위험 

• (투명성) 정부-비정부 기관갂 협력 통해 Open SDG 플랫폼 운영  

• (세분화) 180개 지표 중 70% 이상이 최소 1개 변수로 세분화 

- 최대핚 나이, 성별, 장애, 인종, 소득, 지리, 이주상황에 따른 데

이터 세분화 노력 (Inclusive Data Action Plan(2018)) 

• (혁싞) △위성사진 등에 기반핚 Earth observation △빅데

이터 홗용 계획 

VNRs 참여국의 데이터 활용 동향 :영국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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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SDGs 이행 현황(1) 

•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내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핚 발전 추진 중 

- SDGs와 연계핚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마렦 
- 국내 여건을 반영하는 SDGs 이행 지표 체계(K-SDGs) 수립(‘18.12.) 
- 시민사회, 민갂기업 등과 협력하여 ｢ 열린 SDGs 포럼 ｣ 개최 

 
• 우리 개발협력 기본법 및 정책에 SDGs 반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목표(제3조) 중 하나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달성 기여 포함 ('18.12. 개정) 

- '1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채택된「제
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에 SDGs 달성 기여를 
ODA 비전으로 명시 

우리의 SDGs  
이행 현황 및 계획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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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홖경부-외교부갂 협력 통해 국내 이행 확산 필요 

- K-SDGs 보완 및 향후 VNRs 참여 계획 마렦 필요 

- 열린 SDGs 포럼 등 다양핚 국내 주체와의 협의 지속 

- 지자체/도시 차원에서의 SDGs 이행 독려  

 

• 우리 ODA가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

하도록 개선 필요  

- 불평등 완화 및 포용적 사회 구축 기여 

- 개도국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호소하는 분야(△통계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싞 △재원조성 등) 고려 

 

향후 계획 및 개선점  

우리 SDGs 이행 현황(2) 

• ODA 확대 및 시민사회 및 민갂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 G20 오사카 정상회의시’30년까지 ODA 규모 2배 이상 확대 

계획 공약 

- 우리 비교우위 분야(교육, 보건, 교통인프라 등)를 중심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핚편,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성평등 및 평화‧제도에 대핚 지원을 확대해가는 추세  
 

• ODA 사업과 SDGs갂 연계 

- 모든 ODA 사업이 어떤 SDGs 달성에 기여하는지 명시 

- KOICA 분야별 중장기 전략('16-'20)에 SDGs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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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참고) HLPF 웹사이트: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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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 양성

(부제 : 학교 통계교육의 오늘과 내일)

/

이화영 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고은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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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DATA 통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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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순서

1. 그 간의 통계교육 관련 논점

2. 해외의 통계교육 개선 방향 탐색

3.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계교육 변화

4. 통계교육 변화의 실제

5. 통계교육 개선을 위한 방향 제언

통계 분야와 학교 교육

 수학교육에서 새롭게 주목

- 데이터 활용 및 코딩의 기초 : 통계, 행렬, 미적분, 벡터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에서 통계 : 수학의 한 분야로 포함

- 교육과정 :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조직한 문서
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규정,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
가에 이르기까지를 담아내는 실천적 문서(김화경 외, 2016)

 학교 교육과정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봄으로써 Data Literacy
를 갖춘 인재양성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 그간의 문제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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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소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남

- PISA 2012 결과, ‘불확실성과 자료’의 평균 점수가 낮았음

- TIMSS 2011 결과, 초4 학생들은 ‘자료 표현’ 평균점수가 상대
적으로 낮음

1. 통계교육 관련 논점들

• 통계교육은 통계치의 계산보다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
를 표현하고 처리하는 경험을 통해…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추
론능력을 개발해야 한다(Freudenthal, 1973)

• 그동안 학교수학의 통계 교육에서 기능,계산, 절차를 강조하
여 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추론하고 사고하지 못한다(우정호, 
2007,  Garfield,J., 외,1999 등)

• 학생들에게 통계는 평균이나 표준편차를 구하기 위해 공식에
따라 지루한 계산을 하는 것, 제시된 방법에 따라 그래프를 그
리는 것, 주어진 방식대로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쯤으로 여긴
다(강현영 외, 2014)

• 통계라는 분야가 ‘실세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발전해 왔으므로 그러
한 본질을 제대로 지도하자(이경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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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리터러시와 교육과정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로 새로운 가치를 찾거나 의사결정하는 일에 매진

2. 데이터 리터러시와 교육과정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Johnson, 2012)

 데이터 이해,소재파악 및 획득, 읽기 ∙ 해석 ∙ 평가, 데이터 관리, 
활용(이재윤, 2015)

-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 과학적 탐구를 위한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및 관리

- (통계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 수치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 (실무 데이터 리터러시) 다양한 분야의 실무를 위한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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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은 21세기에 필요한 중요한 역량을 선정하고 미래 사회에 필
요한 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을 구안하고 유아(18개월)의 교육에서
부터 학습 성취(Early  Learning Framework)를 강조

*P21(The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정보와 미디어 소양>

-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 정보를 비판적이고 유능하게 평가하기

- 다루는 이슈나 문제에 정확하고 창의적으로 정보를 적용하기

- 넓은 범위의 자원으로부터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 정보 수집 및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이슈를 적용하기

미국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영역 변화

영국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영역 변화

 빅데이터의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에 크게 주목, 통계 교수요목
에 대해 안내(A/AS-level)

(1) 하나 이상의 실제 데이터로서 탐구할 수 있는 자료와 해석을 위
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레드시트 또는 전문 통계 패키지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탐색, 요약한다.

(3) 그래프 표현이나 요약된 실제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제 맥락에서 발생하는 질문을 탐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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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

• Big data를 실제로 다루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Data literacy 를 높이기 위해서는

- 학교 수학에서 단지 통계 수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통계를 이용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포함
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미의 통계 ‘활용’ 과 추론, 비판적 사고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일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영역 변화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개정

- 초등학교 수학과 ‘데이터의 활용’ 영역 신설

-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4분위 범위 및 그래프 포함

- 고등학교 수학과 개정의 요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
석하여그추세를바탕으로과제를해결하기위한통계교육을
충실히할것’을밝힘. 고등학교통계관련내용에서는특히정보
교과와제휴를중시하도록요구함

* 일본고등학교수학과과목구성과교육내용(김선희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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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수집 ∙ 분류 ∙ 정리 ∙ 해석 활동 강조

 (초등학교) 영역명 변경 : ‘확률과 통계’ → ‘자료와 가능성’
 (초등학교)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을 포함하되 학년군별로

다루어지는 학습요소 및 수준을 차별화하여 제시

 (중학교) 자료의 수집 과정부터 강조

 (중학교) 통계적 소양 교육 강조 : 중영역명 ‘도수분포와 그래프’
→ ‘자료의 정리와 해석’ 으로 변경

 (고등학교) 모집단과 표본의 관련성 및 표본조사의 중요성 강조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통계 영역 변화

 기존 비판점 고려,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
으로 방향 설정(박경미 외, 2015)

 통계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값 구하기를 넘어서,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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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량 자료 지도를 위해 상관관계 도입

•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1997)까지는 상관관계(산점도, 
양(음) 상관관계, 분할표)를 중학교에서 다루었으나 2007 개
정 교육과정부터 삭제됨

• 미국, 영국,핀란드,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등 상당수의 국가들
이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음

•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통
계를 실생활과 관련짓고 적용하는데 필수적

• 상관관계의 중요성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상관관계를
중학교 3학년에 추가함

비판적인 분석 능력 강조

 (중학교) 표와 그래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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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분량 적정화

• (중학교) ‘도수분포료에서 자료의 평균’ 삭제

•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분할과 모비율의 추정’ 삭제

공학 도구 활용 강조

• 확률과 통계 학습에서 공학적 도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
어 왔으나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공학적 도구 이용에 대한 일반적 권장에 그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정리할
때 공학적 도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를 ‘성취기준’과
‘교수∙학습방법및유의사항’으로진술하여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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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교육 변화의 실제 교과서

4. 통계교육 변화의 실제

 2012년부터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체
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하
고 있음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 실용통계 교육의 방향 제시

 이에 따라, 교육부, 통계청 통계교육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통계교육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실용 통계 교육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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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교육 변화의 실제실용 통계 교육 지원

 프로젝트형 통계수
업 교사 연수

 통계교육 연구학교
(6개교), 선도학교
(11개교) 운영

 전국 17개 시도에
통계교육 교사연구
회 운영(총17개)

 통계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배
포

-고등학교 인정도서
-교사용 가이드북

 전국 학생통계활용
대회를 해마다 실시, 
지도교사와 학생들
이 자유 주제로 기
획하고 연구한 통계
포스터 시상

 ‘찾아가는 통계교육’ 
실시로, 대학생들이
통계교육 프로그램
을 인근 초중고생
대상으로 실시

통계교육 변화의 실제공학 도구 활용

• 학교 교육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국 5,781개교(초-2,963, 중-1,690, 고-1,128 대상) 조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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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통계적 추론과 해석 강조

• 통계적 추론은 통계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통계적
결과를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Ben-Zvi & Garfield, 
2004,2010)

• 통계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통계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 이를 위해서는 범교과적으로 통계적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필요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통계교육의 핵심이 자료 수집의 방법이나 조
사 등 실용적인 통계의 활용 측면에 있지 않음(유연주, 2019)

• 학교 수업 및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통계조사 자체를 강화하는 가운
데 자료의 수집 방법, 실행 등을 강조하는 방향 전환 고려 필요

5. 통계교육 개선을 위한 제언

 통계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통계적 추론과 해석 강조

 이변량 그래프와 표상을 보다 많이 다루기

 시대에 맞는 통계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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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통계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 필요

 전통적으로 통계교육에서 표본조사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 대
한 제고 필요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떠할까?

 어떨 때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어떨 때 표본조사가 합당한가?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통계 패키지를 다루는 기초 소양을 갖추게 하는 방안은?

 사회과학적 통계가 주로 설문 통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제고 필요

 센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과 방법은?

이변량 그래프와 표상을 보다 많이 다루기

 상관관계를 중학교에서는 다루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김
화경 외, 2016)

- 미국, 영국, 중국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연이어 다루며, 

- 프랑스,호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고등학교에서 다룸

고등학교에서 보다 심화시켜 다루는 방안 고려가 필요

- 이경화(2004)는 공분산에 기초한 Pearson 상관계수와 같이
변수간의 선형적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는 상관계수
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직관적인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도
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상관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이점(outliner)을 학교수학에
서 다루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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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계산업 진흥 필요성 및 방안 

좌장 : 빈현준 통계정책과장(통계청)

특별 
세션

국내 통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박승열 회장(한국조사협회)

통계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제언
김지영 교수(수원대)





특별 
세션

통계산업 진흥 필요성 및 방안

국내 통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박승열 회장(한국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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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ㅊ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사환경

 지식서비스산업인 조사산업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법제화 추진

 통계적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

• 동종지식산업인컨설팅, 소프트웨어산업등에서는기술료를적용하고있음

• 조사산업의경우단순히조사의수행에만머무르는것이아니라조사결과의해석을통해

정책의방향에대한전문적인자문을진행하고있으며,클라이언트사에서도기술자문에대한

요구가강함

조사산업의부가가치제고를위해 “리서치기술료”를적용할필요가있음

ㅊ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30억 미만인 기업)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2억1천만원(3년 평균 매출액 등 600억원 이상) 미만(변동)인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통계조사는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 (기술 노하우 필요)

 1억원 미만 용역이 전체의 약 76% 이상

 조사용역 약 20,000개의 조사 건 당 평균 금액은 약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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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 선택 및
시장 변화에 큰 영향

국정 현안마다 중요 정책
시행에 앞서 여론 조사 실시

신제품 개발, 수요 예측,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국내
조사 산업의
중요성

여론 조사 결과는 정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 복지 및
사회 구조에 큰 영향

기업 내부
의사결정
지원

시장
변화에 영향

국가 정책
관련 여론
수렴

국민 복지 및
사회 구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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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산업 진흥 인프라 부족(2017 통계정책과)

 통계산업진흥을위한법, 제도, 인력등의인프라가부족

 법률적사각지대에위치하여세제․금융지원등산업육성을위한지원이부족

 공공-민간데이터를연계하여부가가치를창출할필요가커지고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법으로데이터활용여건이제약됨

 통계조사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관련분야에진출하는인력은부족

 통계산업진흥및우수통계업체육성을위한제도적추진기관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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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 및 인프라 구축 및 개선1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통계산업진흥법” 등

통계청 중심으로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필요

조사연구학회, 통계학회, 조사협회 등 관계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조정체계 및 지원제도의 정비

지식서비스업의 핵심인 통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교육 · 훈련 필요

국제 교류를 통한 기술습득 및 우수인력 유치 등 국제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통계산업 활성화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통계 홍보사업 병행

민간 통계산업의 육성 · 지원2

민간통계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컨설팅 지원 및 강화

통계조사 민간 대행을 통한 민.관 통계생산 협업 체계 구축

학회 등을 통한 통계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

국내 통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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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션

통계산업 진흥 필요성 및 방안

통계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제언

/

김지영 교수(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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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II. 자료 활용 기반 강화

Ⅲ. 통계사업자 육성∙지원

Ⅳ. 인력 양성

통계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 제언
2019. 9. 6.

수원대학교 김지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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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산업진흥법제정필요성

4

통계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하고 통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 통계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필요

- 국내 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공공 부문의 기반 정비, 협업 강화 및 민간
부문의 사업화 성장 과정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정비, 체계적 지원ㆍ
육성과 양질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통계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 법규를 마련할 필요

- 통계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민간 통계사업자에 대한 지
원 뿐 아니라, 통계산업 관련 공공부문 및 동 공공부분과의 협업 등을 감안할
때 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 법의
지원 및 육성 대상이 될 수 있음

I.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1. 통계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

2. 통계산업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3. 통계사업자의 등록

4. 통계산업 지원

5. 통계업무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통계품질표준 및 통계품질표준 인증제도

7. 공인통계사 제도 도입

8. 통계산업진흥 기관 및 기구

9. 통계산업진흥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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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사업자의등록

6

통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통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통계청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

통계사업자 등록기준(예)
1. 별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춘 상근자 1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통계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별표 통계사업자의 인력기준
1. 사회조사분석사1급 자격 소지자
2.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 소지자로서 통계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통계관련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4.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통계관련분야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공무원(5급 이상 또는 연구관)으로서 통계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6. 통계관련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통계관련분야”라 함은 통계청,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 대학 및 통계사업자를 말한다. 
“전공분야”라 함은 통계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말한다.

2. 통계산업진흥을위한시책수립

5

통계청장은 동 법의 목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통계산업진흥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할 필요

-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통계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
정

-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계산
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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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산업 지원

8

통계청은 통계사업자의 통계기법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사업자 또
는 통계사업자단체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통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게 할 필요

통계청은 상기 연구, 개발된 기법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고 연구, 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

4. 통계산업지원

7

국가기관등의 통계관련사업 계약시 통계전문 사업체를 선별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통계용역 및 상품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필요
- 계약을 체결하려는 통계관련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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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업무에관한정보의유통

10

통계청은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
할 필요

- 통계청은 통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
사업자에 대하여 통계정보 활용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통계청은 통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

4. 통계산업지원

9

통계청은 통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통계사업자 또는 통계사업자단체의
아래 사업을 지원할 필요
- 통계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통계관련 국제 표준화ㆍ공동조사ㆍ연구ㆍ기술 협력
- 통계관련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 통계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 그 밖에 통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계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통계산업에 관
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필요
- 유상 통계정보의 무상제공
- 통계기법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 통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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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품질표준및통계품질표준인증제도

12

통계청은 통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통계사업자의 통계용역 제공 및 통계 관련 상

품 생산, 공급시에 적용할 통계품질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통계사업자가 통계품

질표준에 적합한 통계용역을 제공하거나, 통계관련 상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통계사업자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운용할 필요

5. 통계업무에관한정보의유통

11

통계청은 각종 통계정보가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

• 통계정보 유통질서의 확립 체계

- 유통질서 확립

- 통계품질인증제도

(통계정보 서비스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거래상의 품질인증)

- 통계사업자는 통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

하게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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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통계사제도 도입

14

통계청장은 통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공인통계사의 자격증

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인통계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별도로 규정

- 통계청 승인통계 및 통계사업자 작성통계의 통계작성 기획, 작성, 분석,

공표 사전검토 등에 공인통계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6. 통계품질표준및통계품질표준인증제도

13

통계청은 통계품질표준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통계품질표준

인증을 받은 통계사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통계용역 및 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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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산업진흥 기관및기구

16

통계산업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래 사항을 심의하게 할 필요

- 통계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통계산업진흥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 통계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등

8. 통계산업진흥 기관및기구

15

통계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통계산업진흥원을 설

치할 필요

- 통계정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유통

- 통계기술 및 통계산업분야의 예측 •수요조사 •연구기획 •평가

- 통계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 통계산업발전을 위한 통계유통시스템 정비 및 확충과 마케팅, 해외진출의 지원

- 통계사업자에 대한 통계품질표준 인증대행 사업

- 통계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지원,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 통계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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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산업진흥 재원

18

통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통계산업진흥기금 설립과 함께,

통계청이 발주 할 수 있는 위탁사업과 중앙 및 지방정부 발주 위탁사업 확충 및
사업실시기준 설정 등이 필요

9. 통계산업진흥 재원

17

통계청은 통계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통계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

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통계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할 필요

(재원)

-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기금운용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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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활용강화

20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2016. 6. 30.)

-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는 사전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의
4단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

- 개인정보 해당 여부의 사전검토 후,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기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비식별 조치를
취한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하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하여 비식별화 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와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취함

- 비식별 자료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이며, 비식별자료를 이용하여 재식별 후 즉시 파기하지 않거나 보관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Ⅱ. 자료 활용 기반 강화

1. 개인정보 활용 강화

2. 데이터 유통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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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활용강화

22

통계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계 관련
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

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각 부문별로 정보통신업자, 신용정보업자 및 통계사업자와
함께 의료보건업자 등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개인정보 이용을 보다 자유롭
게 할 수 있도록 상기 특별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

② 통계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같이 특별법
을 제정

1. 개인정보활용강화

2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이외 특별법으로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는바,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신용데이터
활용 확대 움직임이 있음(2019. 8.)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4차산업 및 통계산업 발전
의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이 시급하
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각 국의 개인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입
법사례를 연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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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사업자 육성 ∙ 지원

1. 금융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2. 데이터유통활성화 지원

23

부문 세부 추진 방안

국가정보자원

공개·개방확대

‐ 통계청 등 공공정보 보유 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접근성 확대

모집단 자료 제공
‐ 민간 통계생산업 모집단 명부자료 구축 ․ 제공

‐ 공공 부문 모집단 명부자료의 시의성 제고

빅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용

‐ 민간 통계분석업, 통계정보서비스업의 미래 사업 영역으로 개척

‐ 마이크로데이터, 행정자료, 공간지리정보자료 등과 연계하여 기반 구축

국가정보자원 공개 및 개방 확대, 정보유통 및 활용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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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지원

26

• 연구 ∙ 개발 기반 조성 지원

‣ 통계작성기관 등의 연구 ․ 개발 사업 투자 및 관련 연구기관 ․
단체 등에의 출연 권고

‣ 통계청 등 정부기관이 중 ․ 장기 연구 ․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민간 기업의 참여를 지원
-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 국가 통계 작성체계 표준화

• 연구 ∙ 개발 활동 금융 지원

‣ 통계산업진흥기금 등을 통한 민간 통계기업 연구 ․ 개발 사업
투자비 지원

1. 금융지원

25

• 통계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자금 지원

‣ 정부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통계 수탁사업 지정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등 부담금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

• 통계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협약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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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양성기반강화

28

• 통계 전문인력 육성계획 수립

‣ 실태조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참고하여 5년 주기 계획 수립

‣ 통계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전문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제도 정비

‣ 교수요원 자격 ․ 시설 ․ 설비, 교육 프로그램 수준 등 역량 평가 실시

‣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인터넷 수강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 ․ 보급

Ⅳ. 인력 양성

1. 인력양성 기반 강화

2. 공인통계사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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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통계사 자격제도 도입

29

통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통계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동 통계 전문 인력이 통계
의 품질제고 및 통계산업 시장 확충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회계사 제도를
원용하여 공인통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통계사업자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공인통계사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