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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이 자료는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집계한 결과입니다.

-「Ⅰ.취업자」는 15~54세 기혼여성 중,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작성하였습니다.

-「Ⅱ.경력단절여성(미취업자)」은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하며, 2014년부터 작성하였습니다.

○ 2018년 자료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과거 자료에 대해서도 소급보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

표준직업분류를 적용하였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계표 중「-」는 해당숫자 없음,

조사된 표본 없음,「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자료 이용·분석 시 통계청의 공표범위 및 형태와 다르게 분석할 경우

통계 신뢰성(예, 표본오차)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세부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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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요약)

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 (요약)
【 자녀 동거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는 262만 2천명

으로 전년대비 1만 6천명 증가

○ 연령별로 보면 40~49세 150만 9천명(57.6%), 30~39세 85만명(32.4%),

50~54세 21만명(8.0%), 15~29세 5만 2천명(2.0%)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 177만 8천명(67.8%), 고졸 78만 3천명

(29.9%), 중졸 이하 6만 1천명(2.3%) 순으로 나타났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전년대비 1.6%p 상승

○ 자녀수별 고용률은 전년대비 자녀 1명(59.7%)은 1.6%p, 자녀 2명(56.6%)은

1.8%p, 자녀 3명(52.9%)은 0.4%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녀연령별로는 전년대비 막내자녀가 6세 이하(49.0%)는 1.5%p, 7~12세

(60.9%)는 1.9%p, 13~17세(66.9%)는 0.8%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녀수별 고용률 > < 자녀연령별 고용률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35.6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감소

○ 자녀연령별로는 전년대비 막내자녀가 6세이하(33.4시간)는 0.1시간, 7~12세

(36.2시간)는 0.6시간, 13~17세(37.4시간)는 0.5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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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 감소

○ 15~54세 기혼여성 810만 3천명 중 미취업여성은 302만 7천명, 이 중 경력

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나타났음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2%로 전년대비 0.2%p 하락

○ 연령계층별로 보면, 30~39세 60만명(43.0%), 40~49세 58만 8천명(42.1%),

50~54세 15만 2천명(10.9%), 15~29세 5만 7천명(4.1%) 순으로 나타났음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가 42.8%로 가장 높았음

○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

출산(22.7%), 가족돌봄(4.6%), 자녀교육(3.6%) 순으로 높았음

○ 경력단절여성 중 비중이 가장 높은 30~39세의 사유는 육아(47.4%), 임신·

출산(26.3%), 결혼(24.0%) 순으로 높았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은 114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8천명 감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5.3%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비중이 높았음

-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수가 3명이상(30.0%), 2명(27.5%),

1명(22.4%) 순으로 높았음

-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6세이하(37.0%), 7~12세(22.0%), 13~17세

(12.0%)순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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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구성 >

15세 이상 여성

(22,973천명)

15∼54세 여성

(13,796천명)

55세 이상 여성

(9,177천명)

기혼

(8,103천명)

미혼

(5,693천명)

취업자

(5,076천명)

미취업자

(3,027천명)

경력단절여성1)

(1,397천명)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
(2,622천명)

기타2)

(2,454천명)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
(1,146천명)

기타2)

(251천명)

1) 경력단절여성: 개인가족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

․개인가족적 사유: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2) 기타: ① 18세 미만 자녀와 비동거 ② 자녀가 18세 이상 ③ 자녀 없는 경우 포함



- 4 -

Ⅰ. 자녀 동거 취업자

1. 혼인 상태별 현황

가. 혼인 상태별 여성의 규모

❍ 2022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명으로 15~54세 여성의

58.7%를 차지하였고, 미혼여성은 569만 3천명으로 41.3%를 차지하였음

❍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453만 6천명으로 기혼

여성의 56.0%를 차지하였음

< 혼인 상태별 여성의 규모 >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15∼54세 여성 13,954 100.0 13,796 100.0 -158 -1.1

▪기혼1) 8,323 59.6 8,103 58.7 -220 -2.6

18세 미만자녀동거2) 4,641 (55.8) 4,536 (56.0) -105 -2.3

▪미혼 5,632 40.4 5,693 41.3 62 1.1

(단위: 천명, %)

1) 15∼54세 기혼여성으로 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2)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로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

나. 혼인 상태별 여성의 고용률

❍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2.4%p 상승하였음

❍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p 상승하였음

< 혼인 상태별 여성의 고용률 >

2021년 2022년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증감 증감

￭15∼54세 여성 8,066 57.8 8,302 236 60.2 2.4

▪기혼 5,082 61.1 5,076 -7 62.6 1.5

18세 미만자녀동거 2,606 56.2 2,622 16 57.8 1.6

▪미혼 2,984 53.0 3,226 242 56.7 3.7

(단위: 천명, %, %p)

주: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15～54세 전체 기혼여성)×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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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동거 취업자 현황

가.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

150만 9천명(57.6%), 30~39세 85만명(32.4%), 50~54세 21만명(8.0%),

15~29세 5만 2천명(2.0%)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30~39세(-4만 6천명, -5.1%), 15~29세(-5천명, -9.3%)에서 감소한

반면, 40~49세(4만 5천명, 3.1%), 50~54세(2만 2천명, 11.9%)는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 여성 취업자 >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2,606 100.0 2,622 100.0 16 0.6

15∼29세 58 2.2 52 2.0 -5 -9.3

30∼39세 896 34.4 850 32.4 -46 -5.1

40∼49세 1,465 56.2 1,509 57.6 45 3.1

50∼54세 187 7.2 210 8.0 22 11.9

(단위: 천명, %)

나.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대졸

이상 177만 8천명(67.8%), 고졸 78만 3천명(29.9%), 중졸 이하 6만 1천명

(2.3%)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고졸(-3만명, -3.7%), 중졸 이하(-2천명, -3.7%)는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4만 8천명, 2.8%)은 증가하였음

< 교육정도별 여성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2,606 100.0 2,622 100.0 16 0.6

중졸이하 63 2.4 61 2.3 -2 -3.7

고 졸 814 31.2 783 29.9 -30 -3.7

대졸이상 1,730 66.4 1,778 67.8 4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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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수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일 때 129만 5천명(49.4%), 2명은 113만 3천명(43.2%), 3명 이상은

19만 3천명(7.4%)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자녀수별 취업자수는 자녀가 2명(-1만 6천명, -1.4%), 3명 이상

(-6천명, -2.8%)은 감소한 반면, 1명(3만 7천명, 2.9%)은 증가하였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고용률은 자녀가 1명일 때

59.7%, 2명일 때 56.6%, 3명 이상인 경우 52.9%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음

- 전년대비 고용률은 자녀가 2명일 때 1.8%p, 1명일 때 1.6%p, 3명 이상일 때

0.4%p 각각 상승하였음

2021년 2022년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증감

전 체 2,606 100.0 56.2 2,622 100.0 16 0.6 57.8 1.6

1 명 1,258 48.3 58.1 1,295 49.4 37 2.9 59.7 1.6

2 명 1,149 44.1 54.8 1,133 43.2 -16 -1.4 56.6 1.8

3명 이상 199 7.6 52.5 193 7.4 -6 -2.8 52.9 0.4

< 자녀수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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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녀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7~12세

100만 4천명(38.3%), 6세 이하 85만 4천명(32.6%), 13~17세 76만 4천명

(29.1%)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자녀연령별 취업자수는 6세 이하(-3만 9천명, -4.3%), 13~17세

(-1만 1천명, -1.4%)는 감소한 반면 7~12세(6만 5천명, 6.9%)는 증가하였음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고용률은 자녀가 6세 이하는

49.0%, 7~12세는 60.9%, 13~17세는 66.9%로 자녀가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음

- 전년대비 고용률은 7~12세는 1.9%p, 6세 이하는 1.5%p, 13~17세는

0.8%p 각각 상승하였음

2021년 2022년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증감

전 체 2,606 100.0 56.2 2,622 100.0 16 0.6 57.8 1.6

6세 이하 892 34.2 47.5 854 32.6 -39 -4.3 49.0 1.5

7∼12세 939 36.0 59.0 1,004 38.3 65 6.9 60.9 1.9

13∼17세 775 29.7 66.1 764 29.1 -11 -1.4 66.9 0.8

< 자녀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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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특성별 현황

가. 산업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142만 1천명(54.2%),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2만 5천명

(20.0%)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2천명, 1.6%), 건설업(7천명,

11.0%)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1천명, -2.1%), 전기·

운수·통신·금융업(-5천명, -2.1%)은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2,606 100.0 2,622 100.0 16 0.6

농림어업 26 1.0 28 1.1 1 4.9

광·제조업 329 12.6 331 12.6 2 0.5

건 설 업 62 2.4 68 2.6 7 11.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36 20.6 525 20.0 -11 -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55 9.8 249 9.5 -5 -2.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등* 1,398 53.7 1,421 54.2 22 1.6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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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업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만 6천명(33.4%), 사무종사자 76만명(29.0%), 서비스종사자 30만

5천명(11.6%) 순으로 많았음

- 전년대비 전문가및관련종사자(1만 7천명,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만1천명, 25.0%) 등은 증가한 반면, 판매종사자(-2만 1천명, -6.9%),

단순노무종사자(-4천명, -1.8%) 등은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2,606 100.0 2,622 100.0 16 0.6

관리자 15 0.6 14 0.5 -1 -4.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58 32.9 876 33.4 17 2.0

사무종사자 751 28.8 760 29.0 9 1.1

서비스종사자 301 11.5 305 11.6 5 1.5

판매종사자 299 11.5 279 10.6 -21 -6.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3 0.9 24 0.9 1 3.5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44 1.7 55 2.1 11 25.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0 3.1 79 3.0 -1 -1.1

단순노무종사자 235 9.0 231 8.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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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는 216만 6천명(82.6%), 비임금근로자는 45만 6천명(17.4%)으로

나타났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8만 9천명(78.0%), 임시·일용근로자는

47만 6천명(22.0%)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임시·일용근로자(-3만명), 비임금근로자(-7천명)는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5만 3천명)는 증가하였음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2,606 100.0 2,622 100.0 16 0.6

￭ 임금근로자 2,143 82.2 2,166 82.6 23 1.1

▪상용근로자 1,637 (76.4) 1,689 (78.0) 53 3.2

▪임시·일용근로자 506 (23.6) 476 (22.0) -30 -5.9

￭ 비임금근로자 463 17.8 456 17.4 -7 -1.6

라.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6시간

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7~12세 0.6시간, 13~17세 0.5시간, 6세 이하 0.1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자녀연령별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시간)

0∼17세
6세이하 7∼12세 13∼17세

2021년 36.0 33.5 36.8 37.9

2022년 35.6 33.4 36.2 37.4

증감 -0.4 -0.1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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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력단절여성(미취업자)

1. 경력단절여성 규모 및 현황

가. 경력단절여성 규모

❍ 2022년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10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22만명

(-2.6%)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여성은 13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1천명(-3.5%) 감소하여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2%로 0.2%p 하락하였음

< 연도별 경력단절여성 현황 >

< 경력단절여성 규모 >
(단위: 천명,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률

15～54세 기혼여성(A) 8,323 8,103 -220 -2.6

미취업여성(B) 3,240 3,027 -214 -6.6

비율(B/A) (38.9) (37.4) (-1.5)

경력단절여성*(C) 1,448 1,397 -51 -3.5

비율(C/A) (17.4) (17.2) (-0.2)

* 경력단절여성: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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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60만명

(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58만 8천명, 42.1%), 50~54세(15만

2천명, 10.9%), 15~29세(5만 7천명, 4.1%) 순으로 나타났음

-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27.8%를 차지하였으며, 50~54세는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미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은

30~39세로 63.0%를 차지하였으며, 50~54세는 23.0%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연 령
15～54세
기혼여성
(A)

미취업여성(B) 경력단절여성(C)

비중 비중 비율
(B/A) 비중 비율

(C/A)
비율
(C/B)

전 체 8,103 100.0 3,027 100.0 37.4 1,397 100.0 17.2 46.1

15∼29세 266 3.3 115 3.8 43.3 57 4.1 21.4 49.3

30∼39세 2,161 26.7 952 31.4 44.0 600 43.0 27.8 63.0

40∼49세 3,559 43.9 1,302 43.0 36.6 588 42.1 16.5 45.2

50∼54세 2,116 26.1 658 21.7 31.1 152 10.9 7.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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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단절 사유

가. 경력단절 사유

❍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별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 규모를 살펴보면,

육아 59만 7천명(42.8%), 결혼 36만 8천명(26.3%), 임신·출산 31만 8천명

(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가족돌봄(1만 4천명, 28.7%)은 증가한 반면, 육아(-2만 9천명,

-4.6%), 결혼(-2만 9천명, -7.2%), 자녀교육(-6천명, -9.9%), 임신·출산(-3

천명, -0.8%)은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 사유 >

(단위: 천명, %)

사 유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1,448 100.0 1,397 100.0 -51 -3.5

결혼 396 27.4 368 26.3 -29 -7.2

임신·출산 320 22.1 318 22.7 -3 -0.8

육아 626 43.2 597 42.8 -29 -4.6

자녀교육 55 3.8 50 3.6 -6 -9.9

가족돌봄 50 3.4 64 4.6 14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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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사유를 살펴보면,

- 15~29세는 육아(40.2%), 결혼(30.9%), 임신·출산(28.3%) 순

- 30~39세는 육아(47.4%), 임신·출산(26.3%), 결혼(24.0%) 순

- 40~49세는 육아(42.1%), 결혼(26.5%), 임신·출산(20.7%) 순

- 50~54세는 결혼(33.1%), 육아(28.1%), 가족돌봄(18.9%)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사유 >

(단위: 천명, %)

연 령

경 력 단 절 사 유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체 1,397 100.0 368 26.3 318 22.7 597 42.8 50 3.6 64 4.6

15∼29세 57 100.0 18 30.9 16 28.3 23 40.2 - - 0 * 0.5

30∼39세 600 100.0 144 24.0 158 26.3 284 47.4 9 1.5 5 0.8

40∼49세 588 100.0 156 26.5 122 20.7 248 42.1 33 5.7 30 5.1

50∼54세 152 100.0 50 33.1 22 14.6 43 28.1 8 5.2 29 18.9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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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단절 기간

가. 경력단절 기간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은

57만 2천명(41.0%), 5~10년 미만은 35만 7천명(25.5%), 3~5년 미만은

19만 8천명(14.1%), 1~3년 미만은 15만 2천명(10.8%), 1년 미만은 11만

9천명(8.5%)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대비 경력단절 기간별 3~5년미만(1만 1천명, 5.8%)은 증가한 반면,

1~3년미만(-2만 1천명, -12.4%), 1년미만(-1만 8천명, -13.4%), 5~10년미만

(-1만 4천명, -3.8%), 10년이상(-8천명, -1.4%)은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 기간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기 간 2021년 2022년비중 비중 증감 증감률

전 체 1,448 100.0 1,397 100.0 -51 -3.5

1년 미만 138 9.5 119 8.5 -18 -13.4

1～3년 미만 173 11.9 152 10.8 -21 -12.4

3～5년 미만 187 12.9 198 14.1 11 5.8

5～10년 미만 371 25.6 357 25.5 -14 -3.8

10년 이상 581 40.1 572 41.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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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기간

❍ 경력단절여성(139만 7천명)의 경력단절 기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 15~29세는 3~5년미만(30.9%), 1~3년미만(28.6%) 순

- 30~39세는 5~10년미만(35.6%), 3~5년미만(20.9%) 순

- 40~49세는 10년이상(59.4%), 5~10년미만(20.7%) 순

- 50~54세는 10년이상(77.0%), 5~10년미만(7.3%) 순으로 나타났음

< 연령계층별 경력단절 기간 >

(단위: 천명, %)

연 령
경 력 단 절 기 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전 체 1,397 100.0 119 8.5 152 10.8 198 14.1 357 25.5 572 41.0

15∼29세 57 100.0 12 21.6 16 28.6 18 30.9 10 17.8 1 * 1.1

30∼39세 600 100.0 66 10.9 90 14.9 126 20.9 214 35.6 105 17.6

40∼49세 588 100.0 32 5.4 38 6.4 48 8.1 122 20.7 349 59.4

50∼54세 152 100.0 9 6.1 8 5.1 7 4.6 11 7.3 117 77.0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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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력단절여성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453만 6천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14만 6천명으로 경력단절여성비율은 25.3%로 나타났음

❍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 자녀수 2명이 55만 1천명(4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명 48만 5천명

(42.3%), 3명 이상 11만명(9.6%) 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경력단절
여성비율*

경력단절
여성비율*

경력단절
여성비율*비중 비중 비중

경력단절여성 전체 1,448 - 17.4 1,397 - 17.2 -51 - -0.2

18세 미만자녀동거 1,184 100.0 25.5 1,146 100.0 25.3 -38 0.0 -0.2

1명 494 41.7 22.8 485 42.3 22.4 -9 0.6 -0.4

2명 577 48.7 27.5 551 48.1 27.5 -26 -0.6 0.0

3명 이상 113 9.5 29.8 110 9.6 30.0 -3 0.1 0.2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 18세 미만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 6세 이하가 64만 6천명(56.3%)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36만 3천명

(31.7%), 13~17세 13만 7천명(12.0%) 순으로 나타났음

<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

(단위: 천명,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경력단절
여성비율*

경력단절
여성비율*

경력단절
여성비율*비중 비중 비중

18세 미만자녀동거 1,184 100.0 25.5 1,146 100.0 25.3 -38 0.0 -0.2

6세 이하 705 59.5 37.5 646 56.3 37.0 -59 -3.2 -0.5

7∼12세 345 29.1 21.6 363 31.7 22.0 18 2.6 0.4

13∼17세 135 11.4 11.5 137 12.0 12.0 2 0.6 0.5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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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녀 동거 취업자 현황

1. 혼인 상태별 여성 현황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15세 이상 여성 22,328 22,458 22,589 22,724 22,853 22,973 120

15∼54세 여성 14,583 14,398 14,267 14,112 13,954 13,796 -158

기혼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220

(고용률) (61.0) (61.6) (61.9) (60.1) (61.1) (62.6) (1.5)
18세 미만
자녀 동거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고용률) (56.1) (56.7) (57.0) (55.5) (56.2) (57.8) (1.6)

2. 연령, 교육 정도, 지역별 자녀 동거 취업자
(단위: 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15∼29세 94 94 91 64 58 52 -5
30∼39세 1,108 1,115 1,095 988 896 850 -46
40∼49세 1,543 1,505 1,487 1,459 1,465 1,509 45
50∼54세 152 158 154 161 187 210 22
중졸이하 83 71 67 64 63 61 -2
고 졸 1,118 1,010 954 848 814 783 -30
대졸이상 1,697 1,790 1,806 1,760 1,730 1,778 48
서 울 514 511 479 465 430 440 10
부 산 165 166 160 156 156 149 -6
대 구 145 144 134 122 124 124 0
인 천 159 166 168 150 148 139 -9
광 주 101 95 92 86 83 74 -9
대 전 93 93 86 86 87 79 -8
울 산 63 59 61 53 54 54 0
세 종 20 23 27 28 26 29 3
경 기 756 753 763 727 710 760 50
강 원 84 80 81 74 76 79 2
충 북 100 90 94 85 86 81 -5
충 남 127 126 120 122 112 114 2
전 북 103 97 101 89 88 92 5
전 남 90 95 92 87 82 82 -1
경 북 135 139 136 129 121 120 -2
경 남 190 182 187 171 175 160 -16
제 주 55 50 48 44 46 46 0

주: 15∼54세 기혼여성(유배우, 이혼, 사별 포함)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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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농림어업 27 28 26 26 26 28 1

광·제조업 367 336 344 322 329 331 2

건 설 업 58 63 60 65 62 68 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697 677 640 570 536 525 -1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56 267 269 257 255 249 -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1,492 1,500 1,488 1,432 1,398 1,421 22

*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이 포함됨

4. 직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관리자 8 11 11 11 15 14 -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25 930 942 885 858 876 17

사무종사자 744 790 780 770 751 760 9

서비스종사자 363 370 354 325 301 305 5

판매종사자 401 362 344 317 299 279 -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2 24 24 22 23 24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2 50 49 43 44 55 1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07 98 96 81 80 79 -1

단순노무종사자 265 236 229 218 235 231 -4

5.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임금근로자 2,314 2,286 2,290 2,170 2,143 2,166 23

▪상용근로자 1,579 1,604 1,649 1,662 1,637 1,689 53

▪임시·일용근로자 735 682 641 507 506 476 -30

비임금근로자 583 585 538 502 463 4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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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녀수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고용률) (56.1) (56.7) (57.0) (55.5) (56.2) (57.8) (1.6)

1명 1,370 1,378 1,348 1,270 1,258 1,295 37

(고용률) (57.9) (57.9) (58.2) (57.1) (58.1) (59.7) (1.6)

2명 1,310 1,279 1,264 1,196 1,149 1,133 -16

(고용률) (55.6) (56.2) (56.5) (54.8) (54.8) (56.6) (1.8)

3명 이상 218 214 216 207 199 193 -6

(고용률) (49.3) (52.1) (53.1) (51.0) (52.5) (52.9) (0.4)

주: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7. 자녀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전 체 2,897 2,871 2,827 2,672 2,606 2,622 16

(고용률) (56.1) (56.7) (57.0) (55.5) (56.2) (57.8) (1.6)

6세 이하 1,059 1,093 1,081 966 892 854 -39

(고용률) (46.4) (48.1) (49.1) (47.5) (47.5) (49.0) (1.5)

7 ∼ 12세 890 894 947 928 939 1,004 65

(고용률) (60.1) (59.8) (61.2) (58.5) (59.0) (60.9) (1.9)

13 ∼ 17세 948 884 800 778 775 764 -11

(고용률) (67.8) (68.1) (66.1) (65.3) (66.1) (66.9) (0.8)

주: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8. 자녀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
(단위: 시간)

자녀연령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0 ~ 17세 38.2 37.2 36.6 32.4 36.0 35.6 -0.4

6세이하 34.8 33.9 33.6 29.9 33.5 33.4 -0.1

7~12세 39.2 38.4 37.5 33.3 36.8 36.2 -0.6

13~17세 41.1 40.2 39.5 34.6 37.9 37.4 -0.5

주: 막내자녀 18세 미만 기준



- 22 -

Ⅱ. 경력단절여성 현황

1.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15~54세 기혼여성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220

15∼29세 458 447 419 354 311 266 -45

30∼39세 2,753 2,690 2,601 2,448 2,298 2,161 -138

40∼49세 3,939 3,878 3,776 3,708 3,621 3,559 -62

50∼54세 2,009 1,991 2,048 2,068 2,092 2,116 24

미취업여성 3,574 3,457 3,366 3,420 3,240 3,027 -214

15∼29세 235 227 209 185 154 115 -38

30∼39세 1,293 1,207 1,149 1,101 1,048 952 -97

40∼49세 1,380 1,373 1,349 1,393 1,352 1,302 -51

50∼54세 666 650 659 741 686 658 -28

경력단절여성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51

15∼29세 144 139 118 97 75 57 -19

30∼39세 933 886 806 695 655 600 -55

40∼49세 606 660 634 580 579 588 9

50∼54세 148 161 142 134 138 152 13

경력단절여성 비중* 20.0 20.5 19.2 17.6 17.4 17.2 -0.2

15∼29세 31.5 31.0 28.1 27.3 24.2 21.4 -2.8

30∼39세 33.9 33.0 31.0 28.4 28.5 27.8 -0.7

40∼49세 15.4 17.0 16.8 15.6 16.0 16.5 0.5

50∼54세 7.4 8.1 6.9 6.5 6.6 7.2 0.6

*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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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수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15~54세 기혼여성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220

자녀있음* 5,164 5,063 4,959 4,810 4,641 4,536 -105

1명 2,365 2,379 2,315 2,224 2,166 2,168 2

2명 2,356 2,275 2,237 2,182 2,096 2,002 -94

3명 이상 442 410 408 405 379 366 -13

미취업여성 3,574 3,457 3,366 3,420 3,240 3,027 -214

자녀있음* 2,266 2,193 2,132 2,139 2,035 1,914 -121

1명 995 1,001 968 954 908 873 -35

2명 1,047 995 973 987 947 869 -78

3명 이상 224 197 191 198 180 172 -8

경력단절여성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51

자녀있음* 1,478 1,485 1,385 1,242 1,184 1,146 -38

1명 607 633 585 509 494 485 -9

2명 713 710 663 605 577 551 -26

3명 이상 158 143 137 128 113 110 -3

경력단절여성 비중** 20.0 20.5 19.2 17.6 17.4 17.2 -0.2

자녀있음* 28.6 29.3 27.9 25.8 25.5 25.3 -0.2

1명 25.7 26.6 25.3 22.9 22.8 22.4 -0.4

2명 30.3 31.2 29.6 27.7 27.5 27.5 0.0

3명 이상 35.6 34.7 33.7 31.6 29.8 30.0 0.2

* 18세 미만 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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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감

15~54세 기혼여성 9,159 9,005 8,844 8,578 8,323 8,103 -220

자녀있음* 5,164 5,063 4,959 4,810 4,641 4,536 -105

6세 이하 2,284 2,271 2,202 2,031 1,878 1,743 -134

7∼12세 1,481 1,494 1,547 1,587 1,591 1,649 58

13∼17세 1,399 1,299 1,211 1,192 1,172 1,143 -29

미취업여성 3,574 3,457 3,366 3,420 3,240 3,027 -214

자녀있음* 2,266 2,193 2,132 2,139 2,035 1,914 -121

6세 이하 1,225 1,178 1,121 1,066 986 890 -96

7∼12세 591 600 600 659 653 645 -7

13∼17세 450 415 411 414 397 379 -18

경력단절여성 1,831 1,847 1,699 1,506 1,448 1,397 -51

자녀있음* 1,478 1,485 1,385 1,242 1,184 1,146 -38

6세 이하 968 951 876 765 705 646 -59

7∼12세 338 361 345 335 345 363 18

13∼17세 172 173 164 142 135 137 2

경력단절여성 비중** 20.0 20.5 19.2 17.6 17.4 17.2 -0.2

자녀있음* 28.6 29.3 27.9 25.8 25.5 25.3 -0.2

6세 이하 42.4 41.9 39.8 37.7 37.5 37.0 -0.5

7∼12세 22.8 24.2 22.3 21.1 21.6 22.0 0.4

13∼17세 12.3 13.3 13.5 11.9 11.5 12.0 0.5

* 18세 미만 자녀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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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령계층별 사유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합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전 체
2017년 1,831 144 933 606 148
2018년 1,847 139 886 660 161
2019년 1,699 118 806 634 142
2020년 1,506 97 695 580 134
2021년 1,448 75 655 579 138
2022년 1,397 57 600 588 152

결혼
2017년 633 52 283 230 68
2018년 634 47 271 241 76
2019년 522 40 223 201 59
2020년 414 27 165 173 49
2021년 396 24 158 164 50
2022년 368 18 144 156 50

임신·출산
2017년 454 55 275 109 15
2018년 445 50 244 133 17
2019년 384 37 217 116 15
2020년 321 32 167 108 15
2021년 320 24 166 111 20
2022년 318 16 158 122 22

육아
2017년 586 36 340 182 27
2018년 619 40 341 208 30
2019년 649 40 339 238 32
2020년 640 36 337 231 36
2021년 626 26 312 248 41
2022년 597 23 284 248 43

자녀교육
2017년 77 0 * 26 44 7
2018년 71 1 * 21 42 7
2019년 69 0 * 19 43 7
2020년 62 1 * 18 37 6
2021년 55 1 * 14 34 7
2022년 50 - 9 33 8

가족돌봄
2017년 82 1 * 9 41 31
2018년 78 1 * 9 38 31
2019년 75 2 * 9 37 28
2020년 69 1 * 8 32 28
2021년 50 0 * 5 24 21
2022년 64 0 * 5 30 29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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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계층별 기간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합계 1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전 체
2017년 1,831 144 933 606 148
2018년 1,847 139 886 660 161
2019년 1,699 118 806 634 142
2020년 1,506 97 695 580 134
2021년 1,448 75 655 579 138
2022년 1,397 57 600 588 152

1년 미만
2017년 212 35 128 41 8
2018년 195 31 115 40 9
2019년 204 29 116 50 9
2020년 191 24 111 45 11
2021년 138 16 79 34 8
2022년 119 12 66 32 9

1∼3년 미만
2017년 334 56 191 70 17
2018년 243 46 151 38 9
2019년 264 40 148 65 12
2020년 179 30 98 45 6
2021년 173 25 104 37 7
2022년 152 16 90 38 8

3∼5년 미만
2017년 269 32 182 46 8
2018년 277 39 179 52 7
2019년 265 33 165 56 12
2020년 206 23 137 40 6
2021년 187 19 121 41 6
2022년 198 18 126 48 7

5∼10년 미만
2017년 430 21 301 97 11
2018년 456 22 304 117 13
2019년 419 16 271 120 11
2020년 362 19 233 101 9
2021년 371 15 236 113 7
2022년 357 10 214 122 11

10년 이상
2017년 587 0 * 132 351 103
2018년 676 0 * 137 414 124
2019년 547 1 * 106 342 98
2020년 567 1 * 115 349 102
2021년 581 0 * 115 355 110
2022년 572 1 * 105 349 117

*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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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경력단절여성

(단위: 천명, %)

2021년 2022년

기혼
여성(A)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B)

기혼
여성(A)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B)비율

(B/A)
비율
(B/A) 증감

전 체 8,323 3,240 1,448 17.4 8,103 3,027 1,397 17.2 -51

서 울 1,430 565 239 16.7 1,368 504 220 16.1 -19

부 산 486 184 78 16.1 475 187 80 16.9 2

대 구 388 153 77 19.8 366 134 69 18.9 -8

인 천 487 185 75 15.5 482 189 81 16.8 6

광 주 247 99 45 18.4 247 101 45 18.0 -1

대 전 246 90 40 16.1 239 93 47 19.7 8

울 산 197 89 37 18.8 190 88 38 20.0 1

세 종 72 30 16 21.5 75 29 18 23.9 2

경 기 2,366 968 455 19.2 2,322 862 424 18.2 -31

강 원 224 76 35 15.4 219 67 33 14.9 -2

충 북 257 88 46 17.9 253 92 45 17.6 -1

충 남 354 136 66 18.6 343 132 68 19.7 2

전 북 264 91 34 13.0 262 82 32 12.0 -3

전 남 251 84 38 15.1 245 74 35 14.2 -3

경 북 401 167 70 17.4 379 147 59 15.4 -11

경 남 544 209 85 15.6 528 213 95 17.9 10

제 주 110 27 14 12.6 110 32 11 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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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 지역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전국 약 23만 4천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695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

조사구 내 약 23만 4천가구를 조사(추출률 3.2%)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1.5%, 특광역시 8%, 9개도

18% 이하가 되도록 목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표준오차/추정치)×100

◦ 현역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의무경찰 등 제외

3. 조사주기 및 기간

◦ 조사주기 : 반기[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 조사대상기간 : 2022. 4. 10. ~ 4. 16.(1주간)

◦ 조사실시기간 : 2022. 4. 19. ~ 5. 4.

4.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사회보험 등과 관련된 32개 항목

5.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6. 주요용어

◦ 15세이상인구 : 2022년 4월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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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15～54세 기혼여성 고용률(%)=(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15～54세 전체 기혼여성)×100

- 자녀수별 고용률(%)=(자녀수별 기혼여성* 취업자÷자녀수별 전체 기혼여성*)×100

* 15~54세 자녀동거 기혼여성

◦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 경력단절여성

- 15~54세의 기혼여성 중 현재 미취업인 여성으로 결혼, 임신및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15

세

이

상

인

구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경력단절여성>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 15~54세의 기혼여성으로

․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

- 자녀교육: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한함

- 가족돌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병간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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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 36 수도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H 운수업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58 출판업

  ▪ 59 영상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기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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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제7차 개정(2017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