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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개발 목적1.

KEY NOTE. 실증주의적 배경에서 모형 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Model)

고 정형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여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의.

작업 절차를 따르도록 절차화하기 때문에 일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전문성

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진흥원에서의 인력수.

급에 대한 전망과 갭 분석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제시한다.

디자인산업 분야의 사회경제적 중요성1)

세기에 들어서 인류가21 디자인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 융합디자인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 융합디자인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 융합디자인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 융합이 어느 정도 경제

적 효과를 갖는가를 체험하였으므로 향후 디자인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사회문화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 자본에 대

한 관심 또한 증대되면서 디자인산업 분야가 과학기술이 제품화되는 데에 있,

어 부가가치 창출 효과부가가치 창출 효과부가가치 창출 효과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실제로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사회문화의 흐름은 국가별 디자인 역량에 대한 경쟁국가별 디자인 역량에 대한 경쟁국가별 디자인 역량에 대한 경쟁국가별 디자인 역량에 대한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의 디자인 역량은 과학기술과 융합적으로 결합.

된 상태로 육성될 것이며 디자인 분야과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적 기반을 구,

축하는 것이 향후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에 대한 주기적 예측의 중요성2)

년대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문화적2000

현상 역시 고등교육을 통해 배출된 고급인력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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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학과 실리콘 밸리에서 시작되었던 과학기. MIT ,

술을 기반으로 연구랩 중심의 교육체제가 파생시키는 막대한 경제적 가(lab)

치에 주목하게 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

열해지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는 현재 국가별 지원 하에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증대를 극대화하

고자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산업 분야에,

고급 인력이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시장실태와 인력의 역량 수,

행 기술 수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

디자인산업 분야 역시 국가의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인력수급 시장과 고급

인력의 역량 수행 기술 수준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다 과학적인 디자인분야 육성 정책을

인력 양성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디자인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분야의 경제적 기여도와

성장도 역시 증가해 왔으며 향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러나 디자인 분야 인력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디자인산업 분야는 고등교육.

과 인력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주기적이고 정,

교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

서 과학기술을 이해하여 디자인을 기획할 수 있는 융합적 인재 사회문화적, ,

맥락에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적 인재 디지털 산업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IT .

향후 디자인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디자인 인력의 역할

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 역시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산업 분야.

내부에서부터 디자인 산업 분야의 범위를 정의하고 전문인력을 규정하며 그들

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수준과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주기적인 노력이 요구되

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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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분석의 난해함3)

국내 전체 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자료 연계성 문제국내 전체 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자료 연계성 문제국내 전체 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자료 연계성 문제국내 전체 산업분야 인력수급 전망과 자료 연계성 문제 현재 전체 산업인력에

서 디자인 인력이 차지하는 부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국내 정부 부처 및 산.

하 기관별로 산출하는 데이터는 전체 국가 인력수급 예측의 한계 상 세부 산,

업 분야에 대한 인력 실태를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 역시 별도로 산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이 실시되고 있

지 않아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인력수급을 분석할 경우 과소추정이나 과,

잉추정의 위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 전망에서 기존.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데이터 검증 및 분석의 타당성,

검증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력공급 간 실제 연결성 문제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력공급 간 실제 연결성 문제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력공급 간 실제 연결성 문제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력공급 간 실제 연결성 문제 디자인산

업분야는 지속적인 시장잠재력 향상이 예상되면서도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배

출되는 인력규모 면에서는 과잉공급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수준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실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전문적 역량 규정 전문가로서의 지위 확보 취업 가능성 창출, , ,

실제 취업으로의 연결성이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산.

업분야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고려하는 인력예측과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통합적 총체적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디자인산업분야 범위 설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범위 설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범위 설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범위 설정의 어려움 디자인산업은 중심분야와 관련분야를 명확

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 소속되는 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도 기술적이고 조작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규모 또한 다양하여 인 사업. 1

체에서 인 규모의 기업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규500

모의 구분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의 유형도 다양하며 기업들.

간의 협력관계와 연계성도 깊이 존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인력수요를 산출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산업분야 전문인력 규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전문인력 규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전문인력 규정의 어려움디자인산업분야 전문인력 규정의 어려움 디자인 전문인력은 창의성과 예술성

등 역량의 수준을 규명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역량을 지배적으로 보유하는 인

력이다 따라서 디자인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하는가에.

대한 합의나 정형화된 내용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기능적인 역량 역시 세부,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분야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디자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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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 전문인력의 속성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

략을 수립하는 데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 프로세스 모형화4)

디자인산업 분야에서는 년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를 통하여 인력현2011 , 2013

황에 대한 주기적이고 전략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디자인산업 분야의 범위와 전문인력의 속성을 규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디자인산업 분야의 요구에 따라 분야 특성에 적합한 모형을,

주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력의 속성 현황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 개발에 있어 교육경제학 노동. ,

경제학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포괄하여 전략적 인력 양성을 위한, ,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융합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모형개발 특성2.

의 초기 단계1) Gap Analysis

분야별 인력시장과 인력

수급에 대한 분석은

요구분석의 초기단계

작업이다 분석 후 시.

장분석과 인력관리계

획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

력분석 모형을 설계

해야 한다.

의 일환Gap Analysis

으로 실시되는 인력

수급 분석은 국가 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포괄하는 요구분석�

(Kaufma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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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 직업군 단일 조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다 또한, , .

전체 국가 차원에서의 인력수급 분석은 개별 산업분야 직업군에 대한 전망과,

분석으로 이어지며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연쇄적으로 실시

하게 된다.

의 기본은 현재 상태와 이상적 상태 간의 간격을 찾는 것으로Gap Analysis ,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고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에서 인력수급분석은 국가별 분야별 조Gap Analysis , ,

직별로 양질의 인력을 육성하고 공급받기 위하여 다

양한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Kaufman, R. (2004). Strategic Thinking, Strategic Planning and

Needs Assessment: Essential Concepts and Skills. Class

participation guide.

디자인산업분야 적합성2) Adaptability,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분석모형은 분야의 특성과 전문인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반영하여 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인력수급 전망 및 수급차 모형에 대한 연구 적용 평가 자료, ,

를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산업분야에 가장 적합한 변수와 프레임을 찾도

록 하였다 본 모형개발연구에서는 국내외 총 개의 모형을 세밀히 검토하. 11

고 그로부터 디자인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수급을 전망하고 수급차를 파악하기

에 적합한 변수 및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유연한 모형3) Flexibility,

디자인산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을 위한 모형은 급변하는 디자인산업의 특성

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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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인력의 속성이 달라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명시하였다 이는 추후 모형이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형4) Simulations,

디자인산업의 범위와 인력이 단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을 파악하기

위한 모형 역시 여러 개의 버전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수급차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선택

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버전의 모형들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투입하여 인력수급차 분

석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실제 인력수급갭 분석결과로 도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5) Quantitative+Qualitative, +

교육경제학과 노동경제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온 인력수급전망과 수급차

분석은 과거에는 정량적인 분석에만 집중하였으나 점차 정성적인 분석을 병,

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모형이.

인력시장과 전문인력의 현황과 미래 예측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분석모형에 더하,

여 정성적 분석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형개발에서 고려할 요소들3.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개발에서 작업 초기에 고려해야할 요소들

은 다음과 같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전망하는가�

어떤 유형과 규모의 기업들을 디자인산업에 포함하는가�

어느 범위까지 분야에 소속된 인력으로 규정하는가�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변화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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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결과 및 효과4.

본 모형개발 연구를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 수급갭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모형 도출에 필요한 산업분야 및 인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분야에 대한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해

를 더할 수 있다.

포괄적인 국내외 문헌분석을 통하여 디자인산업 분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인력수급갭 모형을 도출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모형에 투입할 변수들을 모색하고 확정하는 과�

정을 통하여 산업현황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수집해야할 변수들과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모형의 파일럿 테스트 작업과 타당성 검토 작업�

을 통해 모형이 가져야할 전망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인적자�

원 측면에서 디자인분야의 성장에 기여하고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을 모색할 수 있다.

의 초기단계로서 인력수급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교한 분석결과Gap analysis�

를 산출하여 이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에 요구되는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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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정의 확정1.

KEY NOTE. 디자인산업 인력의 수요처와 공급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산

업 분야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확정한다 인력 수요 공급 전망 분석의 정확성.

은 디자인산업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디자인산업 정

의는 인력수급분석모형 설계에 있어 핵심적이며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들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들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들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들

1994 Rachel Cooper
디자인 산업의 대상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업

으로 규정(Design Consultant Firm)

1996 정경원

디자인 산업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심미적인 인공물을, ,

창출해내는 고도의 지적 조형 활동인 디자인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부문

1996 조동성 이동현,
디자인 전문기업과 기업 내부의 디자인 담당 부서를 디자

인 산업으로 정의

2008 신성장동력기획단
디자인산업을 새로운 가치창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

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반 산업

2009 산업연구원

디자인산업을 창의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며 전,

산업에 걸쳐 소비자 조사부터 컨셉의 창출 제조 포장 광, , ,

고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경영활동을 총체적으로 지원,

하는 인프라 산업으로 규정

2009
지식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디자이너 및 디자인 전문기업이 지식서비스를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및 서비,

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창조적

지식기반산업

2011 정향진

디자인산업을 기존의 제조 서비스 지식 산업과 관계를 맺, ,

는 미래 기반 산업으로서 관련 산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키,

는 유형 무형의 총체적 결과를 인간 삶의 궁극적 가치로,

서비스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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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의 사전적 정의디자인산업의 사전적 정의디자인산업의 사전적 정의디자인산업의 사전적 정의 산업 은 사전적으로 같은 종류의 제품 또(Industry)

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복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

의 분야로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인 산업 은 디자. (Design Industry)

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디자인 비지니스를 구성하는 기업 그룹이나 영역을 총칭하는 개념으, ,

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산업을 디자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 즉 디자인 전문기업들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정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정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정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정의 디자인산업은 디자인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

익을 발생시키는 디자인 사업 의 집합체이다 디자인사업은(design business) .

핵심가치인 디자인 활동과 연관된 제품을 생산하고 상호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디자인 활동을 중간 매개로 경제적 가치를.

파생시키는 경우를 디자인 산업의 영역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

인 산업은 디자인의 지식과 기술 방법을 다양한 형태의 산업영역에 적용함으,

로써 경제적 가치 창출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디자인산업 광의의 개념디자인산업 광의의 개념디자인산업 광의의 개념디자인산업 광의의 개념 광의에서 디자인 산업은 전체 산업 분야에 대해 종합

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산업이며 디자인 서비스 제공기업과 디자인 서비' ' '

스 수요기업을 포괄한다 디자인산업은 형태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 .

룰 수 있도록 실용적 경제적 심미적 인공물을 창출하는 지적 조형 활동이며, ,

이를 근간으로 하여 건축 섬유 인테리어 시각 조경 패션 제품 디자인에, , , , , ,

관여하는 모든 디자인 활동을 포괄한다.

디자인활용 산업분야디자인활용 산업분야디자인활용 산업분야디자인활용 산업분야 디자인을 활용하는 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출판 영상, , / /�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 / / , /

서비스업에 관한 일반기업 영역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기타, , , ,�

디자인 등 디자인전문기업 영역 공공부문 중앙 부처 지자체 영역 인, ( , ) , 1� �

기업 프리랜서 영역 고등교육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차 산업, .�

전반에서 디자인의 창의적 요소가 기술과 결합하여 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

하고 제품 시장 적용에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역할과 영역이 확

대됨에 따라 디자인산업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디자인산업 단계적 개념디자인산업 단계적 개념디자인산업 단계적 개념디자인산업 단계적 개념 어느정도까지 디자인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

라 디자인 산업의 영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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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의 층위적 구조 에서 변형(Lee, S. p. 6 )�

디자인 중심 산업 은 협의의 규정으로 지식(Design-centered industry) , ,�

정보기반 인력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생산품 간 관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 ,

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디자인 산업의 핵심적인 영역

디자인 선도 산업 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Design-led industry)�

로 발굴하기 위한 디자인산업의 하위 영역(subsection)

디자인 지원 산업 은 디자인 활동에 상품성(Design-supported industry)�

과 서비스 가치를 간접적으로 더하는 하위 산업계(subgroup)

디자인 기간 산업 은 인력자원과 지적재산을 공급(Design-infra industry)�

함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를 포

함하는 산업유형

디자인산업 범위디자인산업 범위디자인산업 범위디자인산업 범위 디자인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는.

디자인산업의 기본 구조가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의 긴밀한 연계

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전문기업은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

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디자인 활용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자인.

활용기업은 디자인을 경영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제품 개발 설계, ,

판매 홍보 서비스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한다 대기업 중 내부 조직으로 디자, , .

인부서 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디자(In-house Design Team) ,

인을 아웃소싱하여 활용하고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 정의 확정디자인산업 분야 정의 확정디자인산업 분야 정의 확정디자인산업 분야 정의 확정 본 모형개발 연구에서는 디자인산업을 전문적 디자

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군으로 정의하며 디자인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 디자

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구분하되 분석대상을 디자인 전문기업으,

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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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컨설팅을 통하여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창출산업부가가치창출산업부가가치창출산업부가가치창출산업 디자인산업은 투자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창조적 지식

산업이다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일반 투자에 비하여 배 투자 대. R&D 3 ,

비 매출증대에서는 일반 의 배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R&D 5

바 있다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매출 억원당 고용인원수에서. 10

명으로 자동차 명 반도체 명보다 높다 이러한 디자인산업의 현13.9 , 9.9 , 4.5 .

황은 투자액 대비 효과성이 높은 지식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융합적 연계산업융합적 연계산업융합적 연계산업융합적 연계산업 디자인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업에 이르,

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는 융합적 형태의 연계 산업이다 전.

통적으로 심미적 관점과 방법을 제공하던 역할로부터 발전하여 기업에 통합적

인 문제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한 기업 혁신사례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디자인산업은 인간의 감성과 심미성이 복합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창출.

하기 때문에 산업과 문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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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환경3.

거시적 환경 변화거시적 환경 변화거시적 환경 변화거시적 환경 변화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은 거시적 산업 체제 변화에 기인한

다 세기 들어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커. 21

뮤니티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디자인산업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다 디자인산업의 잠재성은 경제 뿐 아니라 사.

회문화 일상생활에 폭넓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디자인분야는 기존의 보, .

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양질의 디자인 역량 영세한 산업구조양질의 디자인 역량 영세한 산업구조양질의 디자인 역량 영세한 산업구조양질의 디자인 역량 영세한 산업구조,,,, 우리 디자인역량은 미국 영국 등 선진,

국의 수준으로 대만 중국을 다소 상회한다 풍부한 디자인인력 배출과80% , .

자동차 디지털 가전을 포함하는 양질의 산업기반을 보유하여 디자인산업 성,

장에 유리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업체당 평균 매출액 억원 종업원. 2.4 ,

명으로 경제활동지표에서는 영세한 편이며 년 기준 여개 디자4.3 2005 1,100

인 전문회사가 있지만 미등록 디자인 업체도 여개에 이르고 있었다1,300 .

권역별 디자인 경쟁력 차이권역별 디자인 경쟁력 차이권역별 디자인 경쟁력 차이권역별 디자인 경쟁력 차이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은 지역차가 크다 과거. 2003

년 기준 디자인기업 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영남권72.7% , 15.6%,

충청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나 지역으로의 디자인역량 분배와5.3%, 5.1%

확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수도권 편중 경향은 쉽게 해소되지 못한 채.

국내 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야별 디자인 기여도 차이분야별 디자인 기여도 차이분야별 디자인 기여도 차이분야별 디자인 기여도 차이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산업분야별 세분화와 전문화

가 강조되면서 디자인 분야의 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분야별.

디자인 활용도와 기여도는 여전히 낮고 산업별 특수성과 기술적 고유함을 반,

영할 수 있는 전문적 디자인 서비스는 부족하다 현재 산업별 발달 과정에서.

하드웨어적 제조기술 원자재 개발 소프트웨어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디자, ,

인 기술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별 디자인 활용도는 기법 활용도에 영향을, IT

받고 있다 이는 전문분야별 디자인 인력양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 , IT

인 인력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정찬수 선박 및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디자인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 2011, ,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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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정책4.

KEY NOTE. 디자인산업 분야의 역사와 정책 동향을 점검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고 향후(Quantitative) ,

인력수급 정책의 변화를 전망하여 정성적 분석에 반영한다(Qualitative) .

디자인 정책 동향1)

정부 주도적 디자인 정책정부 주도적 디자인 정책정부 주도적 디자인 정책정부 주도적 디자인 정책 우리나라 디자인 정책은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

으므로 인력 관련 정부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에 반영해야한다, .

디자인 관련 정부 부서디자인 관련 정부 부서디자인 관련 정부 부서디자인 관련 정부 부서 디자인 관련 부처들의 업무수행 내용이 다소 중복되어

있어 정부 간 네트워크와 업무 관련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발전계획디자인발전계획디자인발전계획디자인발전계획 년대 초 산업자원부가 수립한 산업디자인 진흥 개년 계1990 5

획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였다 지역디자인센터와 디자인혁신센터 간.

연결망을 구축하여 전국 규모 디자인혁신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디자인발전계.

획은 디자인산업 발전 기반 구축 디자인산업 수요 확대 디자인서비스 공급, ,

능력 향상 기업별 디자인개발역량 증대 공공부문 디자인 개발 능력에 대한, ,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디자인 역.

량 발현과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디자인산업의 지역적 확산을 위.

하여 지역 대학과 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창의적인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식경제부
디자인 브랜드화와 디자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디자인 분야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자인 분야 기술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디자인재단에 관련된 업무 수행

전시 디자인과 교육 문화 확산을 통해 디자인 공간화에 초점,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디자인 정책 실시

신도시의 공공 디자인과 거주 관련 정책 수립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과 디자인 관련 게시물 개선에 관한 종합 대책 추진

국민 안전 지원과 강화를 위한 디자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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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정책2)

국가차원의 전략적 경영 요소국가차원의 전략적 경영 요소국가차원의 전략적 경영 요소국가차원의 전략적 경영 요소 현재 전세계적으로 디자인은 사회 경제 문화적, ,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디자인정책도 산학협력 관계를 활용하는 디자인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 진흥책은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국가 이미지 재구성 심미적, ,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목표로 산학.

연의 강화를 통한 융합적 디자인 역량과 인재 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문헌�

송지성 최성호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 (2013). .

회, 19(4).

Sotamma, Y. (2009). Convergence of Design Education : Evolution

of Finnish Innovation Policies. Asia Design Journal, 4(4).

미국

과학재단 주도 하에 년 대비 공학디자인 전략 추진2030

사회적 기술적 관점에서 연구지원 확대

인간 사회적 가치 공학적 기술과 디자인을 연계하여 디자인 정보공학으로 발전/ /

디자인 인지과학 정보공학을 연계하여 디자인 창의성 연구 추진, ,

영국

디자인 요소가 인간의 소통과 창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사회문화적 전통 보유

디자인산업을 문화적 활동과 창조적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

정부 주도 하에 체계적 디자인 정책 수립

디자인 선진화 정책을 수립 중소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대학과 중소기업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미,

래 주도형 디자인인력 양성 계획 수립

일본

디자인공학 로드맵으로 년을 대비한 사회적 기술적 연계 방식들을 추진2030 ,

인간 중심 통합적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유비쿼터스 기술로 미래 정보 기반 도시 추진 미래생활 디자인과 연계 추진,

지역 산업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간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디자인 진흥 정책 추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 활용 추진

핀란드

창의성 기술력 경영의 융합을 통한 디자인 분야의 전략적 성장 도모, ,

북유럽 디자인 강국으로 부상

공상적 사고 진보된 기술 세련된 디자인 전략적 비즈니스의 성공적 결합사례, , ,

대학의 디자인 팩토리와 같은 혁신을 통하여 산학 경쟁력 강화 전략 구사Aalto

디자인 교육에서 전략적 산학협력을 비롯한 지속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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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정책의 흐름3) (History of Design Industry)

년대년대년대년대1960196019601960 전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공예 사업을 장려하였던

시기이다 한국공예시범소 운영이 시작되고 응용미술 교육이 시작되면서 공예.

산업의 부흥과 디자인산업이 태동하였다.

년대년대년대년대1970197019701970 정부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부흥하기 위하여 제품 디자인과 포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를 설립하여 다양. (KDPC)

한 디자인과 포장 연구 및 지도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

이너협회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한국디자인학회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디자, ,

인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였다.

년대년대년대년대1980198019801980 기능이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

부는 기업의 제품디자인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

하였다 제도를 통해 국내 공산품 중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을 선정. GD

하였다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으로 디자인분야가 활성화되어 시각 디자. ,

인과 환경 디자인 패션을 포함하여 모든 디자인 분야가 급성장하였다, .

년대년대년대년대1990199019901990 디자인 분야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확고히 한

시기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디자인의 중요성.

을 인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지식경제부에서 디자인,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디자인산업 진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한국 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였다 국.

제 경제체제 변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디자인기업의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공인 디자인 전문

회사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년대년대년대년대2000200020002000 디자인 세계화를 목표로 벤처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문화 관광 정보통신과 함께 디자인을 집중 육성 분야로 선정하였다 국제행, , .

사 개최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세계산업디자인대회 를 비롯하여 디자인진흥대( , )

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제도를 신설하고 코리아디자인센터 건립 디자인혁신, ,

센터 지역대학 중소기업 전문회사 학생들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시설( , , ,

설치 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 과 협력하여) . (KOICA)

개도국 디자인 연수사업을 실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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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년대년대년대2010201020102010 디자인 분야가 과학기술의 외관을 결정하던 과거 경향에서 탈피하

여 디자인과 기술이 융합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른 디자인 분야 인.

력 및 교육 정책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역 디자인산업 정책4)

수도권 편중 현상수도권 편중 현상수도권 편중 현상수도권 편중 현상 국내 디자인산업은 디자인전문회사의 영세성 대기업에 편중,

된 디자인 투자 구조 인력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포함, ,

하고 있다 특히 우수 디자인 기업이나 인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집중도가 심하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통계. 2011

조사 보고서에서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약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70% , ,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 정부의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 정책은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한 디자인혁신센터 와 광역거점 구(DIC: Design Innovation Center)

축을 위한 지역디자인센터 의 두가지 사업으(RDC: Regional Design Center)

로 진행되었다.

디자인혁신센터는 첨단장비 구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대학이, ,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하였다 주요 광역시 중점으로 개. 10

의 센터를 설치 시간 개방하여 해당지역 내 기업 및 대학의 디자인 개발, 24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모든 센터는 정부의 년간 지원 후 활용도가 급속. 3

히 떨어지면서 기능을 상실하였다.

지역디자인센터는 광역별 디자인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 부산, ,

대구 지역에 설립되어 지역의 디자인 인프라 정립 디자인산업 활성화 창의, ,

적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초기 설립 예산 이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었고 실질적 지원 기관이 요구하는 실적을 위주로 하

는 사업내용을 진행하게 되었다.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의 현황과 문제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의 현황과 문제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의 현황과 문제지역 디자인산업 육성의 현황과 문제 디자인혁신센터는 년부터 산업기술2000

기반조성사업형식으로 수행되었다 첨단 디자인 시설과 장비를 포함하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개 디자인혁신센터에 각 센터별로 년간 억원의 예산15 3 15

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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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비 제공과 인력 교육에 효과적이었으나 운

영과 장비의 지속적 활용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 지역 대학 내부에 설.

립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전문인력 부족 디자인전문기업과 갈,

등 지역특성 반영의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지역에서 디자인컨설팅이 이루어, .

지기에는 전문인력과 비용이 부족하여 실제 작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기업 단위의 컨설팅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혁신센터.

는 년을 지나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대학연구소로 변질되거나 존재 여부2005

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권역별 디자인산업 문제 분석권역별 디자인산업 문제 분석권역별 디자인산업 문제 분석권역별 디자인산업 문제 분석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의 권역별2011

조사에서는 권역 구분이 기준에 따라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나타

났다 또한 권역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에서도 디자인 활용기업 수.

와 지원규모가 부합하지 않아 개별 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였

다 이는 수도권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하여 지역 디자인산업을 집중 지원한 것.

이 수도권의 기업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은 디자인 관련 정보 대전, / / ,

충청과 강원 제주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서울 인천 경기는 실제 컨설팅이/ / , / /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부 지원 분야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는. / /

자금 지원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는 디자이너 재교육 대전 충청과 광주 전, / / , / /

라에서는 지역 전문가 양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의 경우.

에는 서울과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요구의 특수성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요구의 특수성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요구의 특수성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요구의 특수성 권역별로 필요한 디자인 인력의 전

공분야도 차이가 있다 대구 경북 및 인천 경기처럼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 / /

에서는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 과학기술 영역과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이너,

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관광레저 및 서비스산업이 발달해있는 강원 제주 지. /

역에서 지역개발 및 체험 개발을 위한 인문학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인력양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포함하는 다학제적 융합과 지

역 대학의 교과구성과 학습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재교육문제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재교육문제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재교육문제권역별 디자인전문인력 재교육문제 권역별로 디자인전문인력과 타부서간 협업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은 협업정도가 특히 낮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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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생산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디자인 협업 분야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 및 광주 전라 지역의 지역디자인센터 디자인. / / ,

혁신센터의 교육 기능은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 재교육도 활

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학에.

서도 실무 경험 교육보다는 이론 교육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디자이너 재.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송지성 최성호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 (2013). .

회, 19(4).

디자인산업과 창조산업디자인산업과 창조산업디자인산업과 창조산업디자인산업과 창조산업 창조산업은 개념적 정의가 모호하지만 디자인산업분야,

와 관련하여 의 정의를 참고할 만하다 은Cunningham . Cunningham(2002)

창조산업을 정치 문화 기술을 포함하여 그 핵심을 창조성에 두고 문화산업, ,

과 창조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 창. Scott(2000)

조산업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심미적 상징적 가치를 더하려는 현대 자본주의,

의 산물이며 즐거움 자기 확신 사회적 표현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

것으로 보았다.

디자인산업은 과학기술의 구현에서 단순히 심미적 가치를 더하던 역할에서 벗어

나 과학기술의 새로운 구현과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타분야와의 융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창조산업의 대표 분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기도 한다 특.

히 디자인산업 분야는 창조적 역량을 가진 개별 디자이너들이 네트워크를 형

성하며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역할에 보다 주

목해야하는 분야이다.

디자인주도 산업패러다임디자인주도 산업패러다임디자인주도 산업패러다임디자인주도 산업패러다임 년대를 넘어서면서 디자인을 활용하던 패러다임2000

에서 디자인이 산업발달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패러다임의 내.

용은 스타일링에서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디자인으로, ,

제품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위한 제품개발로 심미적 디자인에서 융합적 디자,

인으로의 변화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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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디자인엔지니어링 디자인엔지니어링 디자인엔지니어링 디자인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공학과 인문학 디자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디자인 간의 협력적 관계성을 형성하려는 새로운

개념이다 최근 디자인분야는 상품의 외형에 대한 스타일링에서 제품을 개발.

하는 초기부터 기술과 디자인이 협력적으로 작용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최익현 산업융합 추진을 위한 디자인 역량강화 및 활용방안 한국디자(2014). .

인포럼, 45

디지털 디자인디지털 디자인디지털 디자인디지털 디자인 디자인은 다양한 외부 변화를 반영하여 진화하는 분야이다 아.

날로그 시대를 지나 디지털 디자인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디자이너 역할

은 축소되고 디지털화된 작업과정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자이너가 직접 전체 디자인 과정을 통제하고 컴퓨터를 통해 최종

결과물을 직접 산출하게 되므로 다양한 연출력과 디자인 역량 디지털 매체,

통제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디자인은 인간과 디자인의 관계 형성과 표현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

한 방법론이다 여기에 중심적 역할을 디지털을 통한 방법들이 요구되었다. .

이러한 디자인 분야의 변화에 부합하는 융합적 사고와 가치가 공유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융합적 디자인에 대한 전략과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 위하.

여 디지털 디자인 분야가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디자인과 인문학적 교육디지털 디자인과 인문학적 교육디지털 디자인과 인문학적 교육디지털 디자인과 인문학적 교육 디지털 디자인 배경에는 인간의 심리 사회, ,

문화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수용하려는 인문학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든 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디자인 교육에서 인문학적 내용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디지털 디자인에는 융합과 통섭이 핵심적인 화두이다 융합과 통섭을 개념적으.

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상관없이 현재 디자인 분야는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

적 사고가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져 경제적 가치를 더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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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디자인서비스 디자인서비스 디자인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디자인 작업 과정에 반

영한다 디자인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과 변수 간 연결성을.

고려하게 되면서 새로운 창의성을 더할 수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디자인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욱

적합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디자인 의뢰자의 성향과 기호 디자인. ,

소비자를 위한 환경의 실제 구현을 두고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디자

인 서비스는 협상과 설득 과정을 디자인에 포함하므로 의뢰자의 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서비스 디자인은 논리적으로 디자인 의뢰에서 출발하는 연역적 구조로 진행된

다 디자인은 과학기술로 구현된 제품이 단순히 심미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데.

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디자인을 통해 필요한 제품 내용,

을 만드는 연역적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서비스디자인에서는 디자.

인 기획과 조사 의뢰자와의 의사소통에 의한 적극적인 개선 과정에서 디자이,

너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은 소비자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 의뢰를 단.

순히 반영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디자이너 간 상호 협력에 의한 공동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서비스 디자인이다 이는 디자인에서 소비자의 적극적.

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규현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 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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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략으로서의 디자인경영미래 전략으로서의 디자인경영미래 전략으로서의 디자인경영미래 전략으로서의 디자인경영 디자인경영은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떠오르고 있

다 디자인경영은 디자인의 요소인 심미성 사용성 합목적성 경제성을 전략. 4 , , ,

적으로 결합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목표로 적용하고 있다 디자인경영은 다음.

의 단계로 진화하였다5 .

제 단계 년대 대중적 상품화를 통하여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1 (1980 )

제 단계 년대 대중적 상품화와 함께 공동화 아웃소싱 확산2 (1990 ) ,

제 단계 년대 기업의 디자인 전략이 기존의 전략을 대체3 (2000 )

제 단계 디자인을 통한 창조적 혁신으로 기업의 성장 추진4

제 단계 디자인을 통한 창조적인 이노베이션의 기업체질화 추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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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젠스 번센 은 경영의 질적 성장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Jens Bernsen)

을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디자인 경영은 비즈니스.

와 디자인의 융합과 조화로운 활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소

비자를 만족시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벤센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 경영원칙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을 경영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준비한다1

디자인에 대해 올바로 정의한다2

주요 회의에서 디자인을 중요한 의제로 논의한다3

조직에서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도입한다4

조직의 목적을 통일하고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한다5

조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을 모색한다6

디자인 작업 목록에서 목표를 명확히 기술한다7

우수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분해낸다8

디자인 과업의 제한 사항을 받아들인다9

상호보완적 기술들 사이의 매개체로 디자인을 활용한다10

디자이너 활용자와 사용도구 간 긴밀한 연결성을 확보한다11

기업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끌어낸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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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발전 동향디자인산업 발전 동향디자인산업 발전 동향디자인산업 발전 동향 디자인산업은 디자인 수요자의 심미적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경제적 가치를 부가하는 분야이다 기본적으로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공학디자인 실내디자인 환경디자인을 포함한다 최근 디자인산업, , , .

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술 소프트웨어. IT ,

기술의 발달로 방송 매체와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부각,

되면서 디자인산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영. IT

역은 서비스와 통신 상품에 차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내 경제 발전을 견,

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향후 디자인 산업과의 타 산업과의.

융합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



22

인다 디자인 산업은 폭넓은 영역의 제조업을 지원하는 지식기반산업이며 상.

대적으로 적은 투자비용과 시간 노력 대비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안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 추세를 고려할 때에도 국내 각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 개발과 더불어 디자인 산업 육성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요구IT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디자인산업은 국가별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산업의 주요 요소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디자인산업 트랜드 전개디자인산업 트랜드 전개디자인산업 트랜드 전개디자인산업 트랜드 전개 전통적으로 상업적 제품과 서비스에 심미적 요소를 더

하는 역할을 해왔던 디자인이 융복합 시대가 되면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역할도 기존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디자인산업 하위. ,

구분에 의해 규정되던 데에서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디자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이너는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 디자인 의뢰부터 서비스디자인 기획 디지털 기술력,

을 활용한 구현에 이르는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자이너.

역할의 복합성과 통합적 성격은 새로운 디자인 경향 조사 디자인 환경 및 사,

용용이성 조사 디자인 전략 기획 수립 디자인 컨셉 도출 디자인 구현 과정, , ,

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토탈디자인 업체들이 성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융복합 추세는 디자인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교육은 이공.

계 및 경영과 융합되어 디자인을 제품개발과 기업경영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적 인재 현장지향적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

는 미국 북유럽 등 디자인 선진국에서 융복합적 디자인교육 커리큘럼 통합, ,

적 디자인 과정 체험학습 커리큘럼 등을 활성화시켰다.

융복합 추세는 디자인 전문기업과 산업별 제조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공동투자-

수익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면서 강화되었다 향후 디자인 경영 시스템.

은 기업 경영과 디자인 개발의 연계성 강화 디자인의 가시적 성과 창출 디, ,

자인의 정량적 성과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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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분야 기업5.

디자인 산업은 기존의 제조업 서비스업과 연계되어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비에 비교하여.

투자비가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짧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디자인 전문기.

업은 내부 디자인 역량을 육성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

들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디자인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전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바가

있다.

디자인 전문기업디자인 전문기업디자인 전문기업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에 관'

한 개발 조사 분석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 ,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된다 이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 .

기준에 따르면 개의 디자인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전문 디자인 인력1 ,

인 이상 직전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년 평균 매출액 억원 이상인 기업3 , ( 3 ) 1

을 대상으로 한다 개 이상의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합디자인 기업은. 3

전문 디자인 인력 인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개 사업연도9 , ( 3

의 평균 매출액 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디자인 전문기업 수는) 3 .

년 개에서 년 개로 꾸준한 양적 증가를 보였으며2004 1,031 2012 3,519

년 대비 년 산업규모 면에서도 확장되었다2010 2012 .

대비 디자인 전문업체 산업규모2010 2012

　

년2010 년2012
년2010

대비

산업규모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수( )

평균

매출액
산업 규모

조사

모집단

업체수( )

평균

매출액

산업규모

비중( )

기타제품 717 498 356,806 815 663 540,590(21.6%) 51.5%

기타시작 1,118 534 597,123 1,804 478 861,595(34.5%) 44.3%

기타 인테리어 733 955 707,116 891 939 836,862(33.5%) 18.3%

기타패션텍스타일 455 656 298,581 472 551 260,192(10.4%) -12.9%

계 3,023 2,643 1,959,626 3,982 2,631 2,499,239(100%)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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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은 디자인을 경영과 제품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기업이다 기술적으로 최근. ,

관련 연구들에서 활용된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기준은 기업 내 디자이너 종

사와 최근 년간 디자인 전문기업에 용역 의뢰 여부이다 이때 동일한 분야2 .

디자인 수요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은 디자인서비스 수요산업으로 규정한다.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은 디자인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서비스를 공급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이다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활용된.

구분에서는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디자인 전문기업과 인 디자이너를 포1

함한다.

디자인 활용업체 산업규모2012

디자인활용업체수 디자인투자금액 산업규모

업종별

제품디자인 10,886 196 2,133,763

시각디자인 6,429 106 681,966

디지털 미디어디자인/ 2,468 164 404,252

공간디자인 10,574 202 2,133,206

패션 텍스타일디자인/ 2,532 135 340,871

서비스 경험디자인/ 15,478 124 1,917,314

산업공예디자인 2,258 75 168,514

디자인인프라 디자인기반기술( ) 25,416 90 2,276,893

규모별

소기업 63,496 97 5,968,624

중기업 11,656 164 1,911,584

대기업 889 2,415 2,146,935

계 76,041 132 10,05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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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년 조사에 의하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업체 평균 자본2009

금 억 만원 평균 매출액 억 만원 평균 종사자 수는 명인1 5,100 , 6 5,100 , 4.82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타 분야에 비하여 또한 디자인산업에 대한. ,

기대에 비해서도 분야의 실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년대를 넘어서면서 디자인 분야의 성장을 지원함에 있어 적절한 분야 진2000

입 규제 정책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양적 성장에 수반되어야 하는 질적인 성,

장을 모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디자인 전문기업이 진입 규제 없이 늘.

어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적절한 수익구조는 창출되지 못하였다 디자인산업.

이 활성화되면서 디자인 수요가 창출되었음에도 질적 수준이 향상된 수요에

공급이 맞춰주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인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불.

균형은 지속적으로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질적 경쟁력 향상 수익구조 개선, ,

인프라 성장 등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이현규 김은명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내 디자인 전문, (2011).

인력 양성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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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인력 정의1.

KEY NOTE. 디자인 전문인력은 소속 기관과 기업체 유형이 다양하고 직무내용

과 수준도 규정하기 어렵다 디자인 산업분야 인력수급분석을 위해서는 디자.

인 전담 부서 직원 수 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일반업체의 디자이너 수 등, ,

을 고려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 인력에 대한 기술적 정의디자인산업 인력에 대한 기술적 정의디자인산업 인력에 대한 기술적 정의디자인산업 인력에 대한 기술적 정의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서 디자2013

인산업인력은 단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단계는 전문디자인기업 일반업체. 1 , ,

공공부문 단계는 프리랜서 단계는 고등교육 디자인 교수진을 포함한다, 2 , 3 .

디자인산업인력에 대한 단계적 정의�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놓인 산업계의 니즈에 부합하는 디자인 전문인

력 양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디자인 영역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속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국내 디자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 변화된 디자인 환경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독창적.

인 디자인 역량 지식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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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명성을 보유한 유명 디자이너들은 소속 국가 디자인산업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국 문화 창출과 확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긍정,

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인 디자이너로도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디자. 1

인 분야의 특성에 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 전문 인력의 역량과 창,

의성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장은경 국가 디자인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디자인 전, 2011, -

문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 9.

디자인산업의 인력 현황디자인산업의 인력 현황디자인산업의 인력 현황디자인산업의 인력 현황 디자인산업은 기술개발에 비해 적은 투자비용으로 단

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디자인은 제조업 분야에 대하여 차별화. ,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수 있다 년 산업, . 2003

자원부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생산제조과정의

기술투자 대비 배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디자인진흥원에서19 .

년 조사한 디자인산업과 인력규모는 다음과 같다2012 .

디자인산업 및 인력 규모2012 단위 백만원 명( : , )

구분

년2010 년2012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원( )

디자인

인력

명( )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원( )

디자인

인력

명( )

비고

단계1

디자인 활용기업 4,368,687 89,441 10,056,779 219,454

전문디자인업 1,959,626
11,477

*(16,657)
2,499,239

13,854
*(20,752)

* 비디자이너포함(

총 종사자)

공공부문

지자체 정부부처( , )
342,246 1,558 363,045 1,242

소계 6,670,559
102,478

*(107,556)
12,919,063

234,550
*(241,448)

* 비디자이너포함(

총 종사자)

단계2 프리랜서 233,282 13,135 593,268 31,291

단계3 고등 교육 186,168 2,305 222,970 2,725

총합계 7,090,009
117,916

(122,996)
13,735,301

268,556
*(275,464)

단계4 디자인 경제적 가치 8,419,265 - 69,467,648 -

단계1 6,670,559 107,556 12,919,063 241,448

단계 누적1,2,3 7,090,009 122,996 13,735,301 275,464

단계 누적1,2,3,4 15,509,274 - 83,20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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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인력의 연간 배출디자인 전문인력의 연간 배출디자인 전문인력의 연간 배출디자인 전문인력의 연간 배출 국내 디자인 전문 인력 규모는 연간 만 천명으3 6

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디자인 관련 학과가 설치된 전국 대학 수도 여개. 300

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공급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공급과 산업.

계 수요 간에는 여전히 수급갭이 존재한다 이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내.

용과 대학이 육성하는 인재 역량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 더욱이 산업계는.

산업분야별로 특화된 디자이너를 요구하나 대학은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 ,

환경디자인과 같은 기존의 디자인 분류에 따라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가 개설되어 문화 예술, ,

디자인 방송 관련 직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초과 공급되었다 무엇보다 여, .

전히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인력수급 정책과 전문인력의 기술 부족은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전문교.

육을 강화하고 전문 디자이너 역량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개발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인력양성 정책선진국의 인력양성 정책선진국의 인력양성 정책선진국의 인력양성 정책 선진 각국은 국가경제발전에서 디자인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디자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Design

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과 공공부문 디자인 수요발Council

굴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지역중심 정책으로 나고야와 오사카에 디자인센터를.

구축하고 디자인 인재 개발 센터를 통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 위상은 경제적 위상 위 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미국(GDP 12 ) ,

영국 프랑스 등 디자인 선진국의 수준이고 대만 중국에 비해서는, 80% ,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전문인력 양성 체제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120% ,

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정찬수 조선산업의 디자인 전문인력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2009). ,

포럼, 24.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분석(2007).

디자인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디자인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디자인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디자인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디자인 산업 활성화 달성에는 협력적 인프라 구

축과 함께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이는 디자인산업 주력 인재로.

디자인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

리나라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연간 만명 이상 디자인 전공자가 배출되3

고 있으나 실제 관련 분야 취업자는 만명 내외이다 더욱이 경영 마케팅1 . , ,

엔지니어링과의 협력적 역량을 갖춘 고급 디자인 인력은 명 내외이다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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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전문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전문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전문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지역 디자인산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는 지역별 전문 디자인 인력 양성과 현장 활용 가능한 고급 인력 확보가 주

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지역은 연간 여명에 이. / 5000

르는 디자인학과 졸업생이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산업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경북지역은 지역 산업발전에 요구되는 디자인 전문인력. /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중심 현장중심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지역중심 현장중심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지역중심 현장중심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지역중심 현장중심 디자인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디자인이 실제로 적용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부 전문교육 활용 다양한 교. ,

수학습방법 실행 디자인 전문기관의 인턴쉽제와 같은 실무중심 현장중심이, ,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인력양성방안은 지역별로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

하여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수한 디자이너들.

이 지역에 정착하여 디자인산업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윤영태 김윤희 지역발전을 위한 디자인산업 활성화 전략 대구 경, (2005). - ·

북지역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 18(3).

디자인산업 인력 규모2.

디자인 산업인력 규모디자인 산업인력 규모디자인 산업인력 규모디자인 산업인력 규모 년부터 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국내 디2006 2012 ,

자인 산업인력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감소와 증가폭이 비교적 컸다

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포함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 및 제공기업의 전체. ,

인력규모는 년 대비 년 감소하였으나 년 인력규모2006 2008 41.9% 2010

명은 전년대비 가 증가한 것이었다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102,476 87.7% .

투자금액은 년 대비 년 감소율을 보였으나 년은2006 2008 46.2% , 2010

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년과92.4% . 2005 2009

년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규모에 큰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

전체 디자인 산업인력은 년 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디자인서비스2012 2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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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업 디자인 전문인력은 이었다 디자인서비스 수요기업의 디자인13,854 .

인력규모는 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부분의 디자인 인력규모는219,454 .

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1,242 20.3% .

기업유형별 디자인전문인력 증감 추이

국내 디자인 산업 인력규모에서도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디자인 전문인력 규

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디자.

인 산업의 전문인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문은정 디자인서비스 제공기업과 수요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디자(2014).

인 산업 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인 활동 디자이너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홍-'1 ' -.

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박사학위 논문.

2006 2008 2010 2012

전체 93,905(-37.7%) 58,499(+110.3%) 122,996(+123.9%) 275,464

디자인활용 기업 86,462(92.1%) 46,479(79.5%) 89,441(72.7%) 219,454(79.9%)

전문디자인 기업 7,443(7.9%) 12,020(20.5%) 16,557(13.4%) 20,752(7.5%)

공공부문 - - 1,558(1.3%) 1,242(0.5%)

프리랜서 - - 13,135(10.7%) 31,291(11.4%)

고등교육영역
디자인 교원

- - 2,305(1.9%) 2,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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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인력 교육3.

KEY NOTE. 교육기관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은 인적자원 수급을 원활히 하고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다 디자인산업 분야 역.

시 외부환경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디자인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디자인 전문인력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필요

가 있다 대학교육과 교육훈련시스템이 산업현장의 숙련수요에 탄력적으로 적.

응할 수 있다면 전문인력 육성과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은 해소될 수 있다, .

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실태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실태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실태디자인 전문 인력 활용 실태 년대 들어서 대학별로 디자인 관련학과 개2000

설이 증가되면서 디자인 관련학과 대학 졸업생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은 년 기준 명이 배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학 졸2008 33,172

업자의 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년 기준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6.3% . 2011 ,

에 불과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디자인 확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12.2%

였다 디자인분야가 타 전공분야에 비해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가에 대해.

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디자인 관련 배출인력에 대한 조사.

는 디자인 관련 학과 전체에 대한 합산 통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정교하게

세부전공에 따른 분야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전문인력 양성의 문제전문인력 양성의 문제 년대 들어서 대학별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일부2010

폐지되면서 향후 고등교육기관의 디자인 분야 배출 인력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디자인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경험적 평가없이 이루어진 조치여서 디자인산업 발전과 타분야로의 영향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전문인력 구조는 학위에 따라 피라.

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인력공급은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박사 학위자 수는 전체 디자인관련 고등교육 졸업자의 박사는 전체4.8%,

대비 의 비율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디자인분야에서는 디자인산업의 다0.2% .

른 산업과의 융합 디자인산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수,

립 디자인산업의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와 분석이 가능한 디자인분야 만의,

고급인력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고급인력의 부재는 디자인산업을 위한.

타당한 정책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기 어렵게 한다 디자인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야의 고유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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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분야 고등교육 문제점디자인분야 고등교육 문제점디자인분야 고등교육 문제점디자인분야 고등교육 문제점 고등교육과정에서 디자인 분야는 대부분 기존의

디자인 분류 체계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의 학.

과는 일반적으로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패션디자인 멀티미디어, , , ,

디자인으로 구분되어 학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융합적 교육 산. ,

업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에는 부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재 산업계가 요,

구하는 인력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분야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디자인 세부산업별 수요를 파악하고 수

요에 대한 인력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전문인력 교육과 배.

출 인력수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기관에서 세부산업별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산업별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디자인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또다른 문제점으로 기능 위주의 학제 편성 스타일,

링 위주의 교육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구.

현하는데 필요한 표현 방법과 기능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자인 전공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체 디자인 프,

로세스에 대한 경험보다는 스타일링 위주의 시각적 표현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

내용 비용 시간은 디자인산업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참고문헌�

이현규 디자인 전문인력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디자인문학회(2011). ,

지,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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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인력수급전망1.

인력 양성을 위한 정량적 전망1)

교육경제학 분야교육경제학 분야교육경제학 분야교육경제학 분야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교육경제학에서는 양적 인력수급예측

을 실시해왔으며 특히 를 중심으로 예측과 전망을 실현하기Psacharopoulos

위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방법을 연구해왔다.

교육훈련 용량과 경제적 성과 파악을 위한 양적 인력수급예측교육훈련 용량과 경제적 성과 파악을 위한 양적 인력수급예측교육훈련 용량과 경제적 성과 파악을 위한 양적 인력수급예측교육훈련 용량과 경제적 성과 파악을 위한 양적 인력수급예측 양적 인력수급예

측은 훈련 용량을 알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 자료를 기초로 사용해 정확한

인력숫자를 필요로 하는 추정기술로 각국의 인력계획 부문에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계획테크닉과 인력수급예측의 연계가 매우 밀접할 뿐 아니라 견고하기

때문에 양적 인력수급예측은 기술변화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논리상 결점을

갖고 있으며 그 결점은 모형에서 사용하는 가정으로부터 제기된다, .

인력수급예측모형의 가정들인력수급예측모형의 가정들인력수급예측모형의 가정들인력수급예측모형의 가정들 인력수급예측모형은 기술인력의 수급에 대처하는

적기에 노동시장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인력.

수급예측모형의 가지 단계는 첫째 전체적인 경제생산이 일정기간에 추정되4 ,

며 둘째 생산은 산업부문에 분배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산출하는 노동력 수,

요 요구가 추계되고 셋째 노동력 수요 요구는 각각의 일자리가 특정 직업능, ,

력수준과 교육형태가 일치되는 것을 가정하고 교육수요로 전환되고 있으며 넷

째 교육수요의 예측은 교육시스템의 확장과 축소 조정을 시도하려고 신규진,

입자수와 마찰을 조정하게 되며 조정된 교육인력의 총량을 비교하게 되는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백필규 김선우 표한형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 , (2010).

원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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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2)

노동경제학 분야노동경제학 분야노동경제학 분야노동경제학 분야 노동시장 분석에서 활용하는 공급 규모에 대한 전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연령별 성별로 구분된 인구 그룹의 인. , ,

구 예측치와 각 그룹의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를 곱하여 전체 노동 공급 규모

를 예측하는 방법인 스톡계산법 이 있다 둘째(stock accounting method) . ,

연령별 성별 인구 그룹에 대해 유입되는 노동력과 유출되는 노동력에 관한,

예측치들을 구한 후 순유입 규모를 산출하고 기존의 노동 공급 규모를 합하,

는 유입 유출계산법 이 있다/ (inflow/outflow accounting method) .

스톡계산방식스톡계산방식스톡계산방식스톡계산방식 노동공급 측면에서 연령별 성별 정도의 세분화만 이루어진 결과, ,

전체 노동공급 인력에 대한 예측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세분화된 분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단점이 있다.

유입 유출계산방식유입 유출계산방식유입 유출계산방식유입 유출계산방식////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세분화된 분류체계 연령별 성별( , ,

산업별 활동분야별 등 로 인하여 각종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충분히 구할, )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세분화된 분류에 따른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

여 장기예측을 하는 경우 예측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수급차 전망 개념 및 범위3)

수급차 미스매치 전망의 개념수급차 미스매치 전망의 개념수급차 미스매치 전망의 개념수급차 미스매치 전망의 개념,,,, 수급갭 분석은 일정 기간 인력의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전망한다 일정 시점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총량. , (stock)

전망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구별되며 따라서 수급차 전망을 통상 유량

전망이라고 부른다(flow) .

인력수급차 전망인력수급차 전망인력수급차 전망인력수급차 전망 예측기간 노동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신규공급과 새로이 발,

생하는 신규수요를 예측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게 된다 학생들은 졸업 또는.

중퇴를 거쳐 학교에서 노동시장 으로 새롭게 진입하며 또한(school-to-work) ,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일부 비경제활동인구에 의해서도

새로운 인력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일정 기간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 을 통틀어 신규공급이라고 부른다(in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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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요 발생인력수요 발생인력수요 발생인력수요 발생 기업들은 생산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또한 은퇴 사망 이주 등으로 기존인력의 유출이 발생하고 이를 충원하, , ,

거나 대체할 필요에 의해서도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일정기간.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신규 인력수요를 성장수요 라 하(expansion demand)

고 인력유출에 의한 수요를 대체수요 라고 부른다(replacement demand)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는 경제 전체의 성별 연령별, ,

학력별 수요 공급 전망을 통해 범주별 예측이 이루어지고 수요는 산업별 직/ , ,

업별 수요 전망을 실시한다 인력수요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파생수요. (derived

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체 또는 산업별 생산 전망과 취업계수demand) (GDP)

전망에 기초하여 예측이 이루어진다 인력공급 경제활동인구 은(coefficient) . ( )

경제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전망과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기초하여 예측이 이

루어지며 여기서 인력수요와 차이를 통해 실업자를 계산하게 된다, .

참고문헌�

장창원 외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2009).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수급전망 및 수급차 분석방법 발전 추이인력수급전망 및 수급차 분석방법 발전 추이인력수급전망 및 수급차 분석방법 발전 추이인력수급전망 및 수급차 분석방법 발전 추이 초기 인력수급 및 예측모형에 사

용된 방법은 크게 인력요건법 수익률(manpower requirements approach),

법 사회적 수요법 이(rate of return approach), (social demand approach)

있다 인력요건법은 고정계수 생산함수. (fixed-coefficients production

를 이용하여 생산목표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동수요를 예측하고function) ,

이러한 노동수요 예측치에 해당되는 교육훈련의 양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수.

익률법이란 인적자본에 대한 수익률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교육훈련구조도 달

라지는 것으로 간주하며 고정계수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인력 요건법과는 정,

반대로 생산요소들 사이의 완전한 대체성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수요법은 공.

급측면 위주로 고용 및 교육훈련 수준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경제체계가 자동

적으로 노동력을 전부 흡수하며 공급에 따라 노동수요 및 교육훈련 수요의,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수급 분석방법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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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수급 전망 방법 연구

이름 내용

Den Hartog & Thoolen(1971)
이전의 생산함수 대신에Leontief 생산함Cobb-Douglas
수를 가정하여 초창기 인력요건법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
려고 함

Freeman(1977, 1980)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을 각각 예측한 다음에 수
급일치의 여부를 분석하는 이전의 방법 대신에 처음부터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을 하나의 모형에 통합하여
생산요소들 사이의 대체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제시

Cohen(1988)
고정계수 생산함수에서 고정계수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방법을 사용한 후 직업별 교육별 노동수급 구조를RAS ,
예측

Dekker et al.(1990),
Beekman et al.(1991)

초창기 인력요건법과 달리 수요 측면의 변수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변수도 노동수요와 직업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인력수급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

Paul (1985)
프랑스에서는 년대 석유 파동으로 제 차1970 5 , 제 차 경6
제계획들이 크게 차질을 빚자 제 차 경제계획에서는 자세7
한 인력수급예측을 포기

Giffard & Guegnard(1999)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분권화 가 진행(decentralization)
되면서 인력수급예측에 대한 요구가 이후에 다시 증가

Psacharopoulous(1991),
Castly(1996)

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인력수급예측의1990
방법이 너무 기계적이고 비신축적이어서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

Psacharopoulous(1991)
특히 임금수준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및 숙련 정도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분석이 가
능하도록 인력수급예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

Wilson(2001)
개인 또는 정책결정권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인력수급예측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Borghans(1993)
인력수요 측면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보충수요

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를 인(replacement demand)
력수급예측 모형에 반영하게 됨

Wilson

인력수급예측에서 직업에 대하여 지나치게 초점을맞추고
있는 방식은 기업이 원하는 숙련요건(skill requirements)
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작업도 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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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력수급 전망 연구

이름 내용

박명수(1991)

제 차 개년 계획상의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을 설7 5 정해 1990～
년 기간에 대해 노동시장의 장기 예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2000 .

는 산업과 직업을 각각 개 산업과 개 직업으로 구분한 대분류 수준9 7
에서 인력수요 전망 실시

정인수 외(1996)
한국개발연구원의 다부문 모형의 하위 모형으로 노동시장 모형을 추가
하여 산업별 취업자수를 산출하였고 산업직업별 취업 행렬을 구한 다,
음 산업별 취업자수를 대입하여 직업별 취업자를 추정하는 방법 사용

장창원 외(1998)
인력공급 측면에서 교육시장을 추가하여 학력별 인력공급을 제시하였으며,
직업별 예측에 있어서는 투자수익률 분석을 도입하여 향후 수요 증대
가 예상되는 직업을 전망

김승택 외(2000)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각 산업별 필요인력 수급 전망을
실시하여 인력수급상의 불일치를 추정하였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산.
업별로 부족한 산업기술인력의 규모를 근거로 필요한 인력수요 규모와
전망을 제시하였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각 교육기관별 정원 추이 분,
석을 통해 산업기술 인력의 공급을 전망한 다음 인력수급간의 비교 분
석을 통해 인력수급상의 불일치 산출

강순희 외(2000)

미국 의 인력수급예측 방법에 준거하여 전 산업을 지식기BLS 반 산업
과 비지식기반 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 중분류와 직업 세분류로 인력
수요전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가 지니는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수급의 실태 및 수요전망 조2,500
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인력수급의 실태 과부족 중기 예측을 직업, ,
세분류별로 제시

김휘석 외(2001)
전체 산업과 직업에 대한 인력수급예측을 실시하여 인력수급갭 을(gap)
예측하였고 이러한 종합적인 예측 결과를 토대로 지식기반 산업 연구, ,
개발인력 정보통신인력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인력수급예측을 실시,

안주엽(2002)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예측치를 토대로 취업계수의 예측을 통해 산업별
취업자를 도출하였고 산업 직업 취업행렬의 추정을 통해 직업별 취, ×
업자 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인력수급예측 과정에서 경제위기 기. IMF
간에 발생한 노동시장 의 불안정성을 보정하여 예측 결과를 도출

김형만 외(2002)

기존 연구들이 인력수요 주체인 노동시장 중심의 인력수급예측을 실시
해 공급주체인 교육시장을 소홀히 대한 것과는 달리 교육수준을 반영
한 인력수급예측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적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 강화가
중요함을 제시

장창원 외(2004)

산업 및 직업별 구조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전망을 양적인 측면
에서 년까지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양적 위주의 인력수요 전망2010 ,
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교육시장 및 노동시장의 정보를 반영한
질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태를 교육수준별 산업 및 직업 별로 인력수요의 노동시장상태 추정

안주엽(200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 변동에 따른 고용통계의 변화 국민계,
정의 기준년도 변동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 변동 및(1995 2000)→
장래인구추계의 변동을 감안하여 년까지 산업 및 직업 중분류 수2020
준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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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디자인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디자인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디자인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 인력수급 규모면에서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인력시장에서는 인력 공급와

수요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디자인 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시장.

규모에 비해 과잉으로 판단되기도 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가,

진 고급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정된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기.

피현상으로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전공분야 취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확인되

기도 한다 이러한 인력수급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자료에 따른 이견이 존재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

내용면에서도 대학의 디자인교육이 시각적 표현방식 위주로 경영학 공학 등, ,

융복합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 산업 현장의.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일치는 디자인산업 분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

다 디자인 전공자의 인력 공급이 과잉이라면 노동시장에서 프리랜서를 효율. ,

적으로 활용하거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성열용 조윤애 노영진 민영진 디자인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방, , , (2013).
안 산업연구원, .
이종원 이상돈 김영세 나노기술분야 기술인력 수급전망 한국과학기, , (2013). .

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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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력 수급갭 분석모형2.

KEY NOTE. 미국 모형 캐나다 모형 영국 모형 독일BLS , COPS , IER ,� � � �

모형 네덜란드 모형의 가지 모형은 국가별 인력수급전망으로IAB , ROA 5�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모형들로 각기 다른 장점과 제한점을 갖고 있어,

디자인산업분야 모형 개발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인력 수급 전망 모형1)

미국 모형미국 모형미국 모형미국 모형BLSBLSBLSBLS 수요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활

용하는 모형이다 년대 교육부와 업무를 조정하여 인력공급전망은 실시. 1970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노동력수요예측과 그것의 신호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노동력 수요 예측 및 발신 기능이 탁월하여 일자리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연,

방정부와 주정부의 고용전망이 탄력적 고용구조를 지지해주는 효과적인 고용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다 효과적인 인력수급전망은 노동시장의 탄력적 작동.

과 신호기능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고용정보 인프라이며 이와 같은 고용정보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때 인력시장 관리 역량이 최대화된다는 실례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미국 모형,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예측주기 년 년 갱신10 (2 )	

모형구조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기능 강화의 의미	

산업별 직업별 고용수준에 관한 수요예측만 실시하고 교육형태별 고용수준에 관한 공급, ,	

예측은 실시하지 않음

예측 작업이 비교적 손쉬운 장점이 있지만 생산요소간 비대체성이나 민감도 분석 결여와	

같은 비현실적 요소들로 인하여 현실유용성이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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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모형캐나다 모형캐나다 모형캐나다 모형COPSCOPSCOPSCOPS 전체 노동시장보다는 직업별 노동수요와 직업별 노동공급,

의 수급차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예측모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초기.

모형은 노동수요에 집중하여 공식적인 교육훈련체계로부터 미래노동공COPS

급만 전망하고 수급불일치에 따른 불균형을 분석하지 않았다 캐나다 인적자.

원과 사회개발부는 노동수요전망 중심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력수급전

망모형을 보완하였으며 이후 모형은 노동공급의 다양한 측면을 수량화, COPS

하고 모형에 대입함으로써 노동력수요와 공급의 흐름 및 불균형 상태를 파악

하고 있다.

영국 모형영국 모형영국 모형영국 모형IERIERIERIER 영국 고용연구원이 개발한 모형으로 전망기간은 년이며 인력10

전망 결과를 참고하여 정책 결정권자들이 바람직한 교육노동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부문 거시경제 모형에서부터. CE

시작하는 모형은 투입 산출체계를 가지고 개 경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IER - 49

다 다부분 모형을 수정하여. CE IER MDM(Multisectoral Dynamic

모형의 노동수요 방정식을 이용하여 개 하부 경Macroeconomic Model) 49

제 부문들의 고용수준을 전망하며 경제 부문별 고용 수준 전망 후 하부 직업,

캐나다 모형, COPS(Canadian Occupational Projection System)

예측주기 년 년 갱신5 (2 )	

모형구조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이민자 공급 등 사회문화적 변화를 모형에 반영

	 연방 차원의 인력수급전망을 강조

	 노동수요 파악 기능에서 노동수급 불균형 점검 기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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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 종사자별 전망을 통해 지역경제 개 지역 전망치를 구하고 개 직, 12 25

업군에 대한 직업별 고용 모형을 산출한다 모형은 정책기능을 우선시하는. IER

인력전망 모형으로 정책 입안자들에게 고용수준을 전망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모형이지만 정책적 기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노,

동 공급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결여되는 모형이며 고급 기술인력,

의 고용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부문에 대한 인력 전망의 경우 한계

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모형은 지역차원에서 인력전망모형. IER

을 개발하여 전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고용 수준을 전망하고 있어

현재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모형, IER(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예측주기 년10	

모형구조	

다부문 거시경제모형은 에 의해 개발된 모형으로 케인즈학CE Cambridge Econometrics	

파의 거시경제이론을 토대로 개 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함, 49

모형은 다부문 거시MDM(Cambridge Multi-sectoral Dynamic Macroeconomic) CE	

경제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개 경제 부문의 고용수준 예측하도록 구성되어 있음49

거시경제모형에 의해 조세 정부지출 등 정책변수에 따른 고용수준 측정하기 위한 정책적,	

어드바이즈 기능 강조

직업그룹별 고용수준에 관한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훈련 형태별 고용수준에 관,	

한 예측은 고급 교육훈련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음

전국차원과는 별도로 지역 인력예측모형을 개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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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형독일 모형독일 모형독일 모형IABIABIABIAB 독일 고용연구원이 제시한 년 기간의 대표적 장기전망 모형, 30

이다 모형에서는 각 산업의 생산 전망치와 노동생산성 전망치 사이의 고. IAB

정관계를 전제로 하여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가 도출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수익 비용 자본변수 기술진보 등이 추가적으로 감안되면서 전망치에/ , ,

대한 일부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모형은 먼저 노동수요 전망을 시작으로. IAB

국내외 경제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별 생산성

을 산업별 수익과 비용 기술진보 등을 고려하여 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를 산출하게 된다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와 서비스 산업 부.

문의 노동수요 전망치가 구해지면 활동분야별 자격별 기능 그룹별 노동수요, ,

를 구하는 단계로 순이민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 IAB(Institute fur Arbeitmark und Berufsforschung) 모형

예측기간 년30	

모형구조	

정책참고 정부 경제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수준 예측( )	

직업별 노동수요 예측치 대신 활동분야 별 노동수요 예측치 활용 노동자(field of activity) (	

의 지위 자격 프로필 등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하는 데는 직업보다 활동분야가 적합, )

장기모형이므로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어려워 이를 보완 여러 가지, ,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활용SYSIFO(SYstem for SImulation and FOre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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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부문에서는 활동분야별 자격별 기능그룹별 연령 성별 노동공급을, , , ,

구하는데 이를 위해 각 그룹별 잔차 스톡을 구하고 연령별 성별 경제활동참,

가 인구를 고려한다.

모형은 영국의 모형과 함께 정보기능보다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정책적IAB IER

함의를 제시해 주는 기능이 강조되는 모형이며 년이라는 장기전망에 따른30

예측력 하락을 막기 위해 비교적 복잡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시간이 많이 걸

리며 전망하는 동안 경제의 내외부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

과 전망력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 모형네덜란드 모형네덜란드 모형네덜란드 모형ROAROAROAROA 정책기능보다 정보기능을 중시하는 정교한 모델로 교육,

과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훈련과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정량적 예측보다 정성적 예측을 강조하며 직업별 노동력수,

요전망과 교육훈련형태별 인력수요예측을 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수급.

예측 모형으로 유입 유출분석이며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

모형에서는 직업별로 교육수준 및 형태를 분석하여 수요를 교육형태별ROA

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모형은 수요를 확장수요. ROA (expansion demand)

와 보충수요 로 구분하고 있다 확장수요는 고용수준(replacement demand) .

의 순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충수요는 기존 근로자의 일부가 퇴직 사, ,

망 등으로 노동시장에 퇴출되거나 타 직업군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 노동수요를 성장수요 와 대체수요. (Growth Demand) (Replacement

로 구분한다 모형은 정성적 인력수급전망 지표 개발에 집중하Demand) . ROA

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예비노동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미래노동시장지표(IFLM: Indicator of the Future Labor

와 노동력 이동지표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Market) (GHe) .

현재 취업자 예측기간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졸업자의 수 신규노동력E; , INS; (
공급 현재 년미만 단기 실업자 예측기간 확장수요 예측기간중), U; 1 , ED; , RD;
대체수요

모형은 교육형태 및 수준별 유량적인 수요를 공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ROA

특정한 교육훈련을 받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들이 구직에 성공할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한다 인력수급 결과는 교육수준 및 전공분야별로 수급을 양적으.

로 비교하고 있으나 신뢰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질적인 정보제공에 치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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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어떠한 전공과 학력수준을 갖춘 인력이 몇 명 부족하거나 과잉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향후 전망을 부터 까지good poor 5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인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육수준.

및 전공을 적절하게 분류해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전공의.

노동시장 전망의 차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에서는 교육수준 및 전공의. ROA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 교육수준 및 전공간의 유사성 지수(similarity index)

를 개발하였고 분류에 활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모형, ROA(Researchcentrum voor Onderwijs en Arbeidsmark)

예측기간 년5	

모형구조	

년 단기로 제한하여 중장기 모형들의 예측오류를 줄이고 있음5	

인력수요를 성장수요 경제성장에 따른 변화 와 대체수요 퇴직 이직에 따른 변화 로 구분( ) ( , ) ,	

노동시장의 대체과정을 반영하여 예측 신뢰도를 높임

능동적 대체과정 노동 초과 공급시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은 수준 일자리를 구함: ,

수동적 대체과정 능동적 대체과정 결과로 교육수준 낮은 자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효과:

장래 노동시장에 관한 질적인 예측을 강조	

연도별 자세한 비교분석보다는 전체 기간 년 에 걸친 교육훈련별 수급관계에 대한 분석(5 )

에 초점 향후 전망을 로 나타냄( good, poor )

경기감응도 지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 불안정 정도 수평적 이동성지표 노동시장의 유연( ), (

성 정도 미래노동시장지표 등을 작성공표함으로써 모형의 질적 향상을 꾀함),

직업별 인력수요 및 교육훈련형태별 인력수요에 대한 예측을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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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모형은 교육형태 및 수준에 대한 특정기간 중의 수요를 직ROA

접 도출하고 이를 공급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급전망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수요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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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인력수급 전망 동향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1)

미국 모형 활용미국 모형 활용미국 모형 활용미국 모형 활용BLSBLSBLSBLS 우리나라에서는 모형을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 전BLS

망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모형을 근거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는. BLS

국내 기관들의 구체적인 전망절차는 인력공급 전망과 인력수요 전망으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계층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의 변화를 파악하며 노동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다 이.

후 거시경제전망을 실시하여 균형실업률을 도출하고 전단계에서 전망된 노동

공급을 토대로 노동수요의 총량을 도출한다 산업별 최종수요는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생산수준으로 전환하는데 산출전망에 기대되는 기술의 변화

와 노동생산성에 대한 효과 요소를 감안하고 필요 취업자수 및 연간 근로시간

을 산정함으로써 산업별 취업자수를 전망한다 산업별 직업별 취업행렬구조의. ,

변화를 예측하며 산업별 직업별 취업행렬구조에 대한 과거 추세를 구한 후 행/

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값들을 모형을 이용하여 전망을 실시한ARMA

다 결과들을 종합하여 직업별 취업자수를 추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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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기반 국내 인력수급 전망모형BLS�

모형에 근거한 인력수급 전망은 총노동공급과 총노동수요를 나타내는 총BLS

량수급전망에는 적절하지만 정책목적에 사용되는 수급차 전망을 실시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년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업별 수급차 전. 2005

망을 위하여 먼저 미국 의 저량접근법을 이용하여 총노동수요와 총노동공BLS

급을 나타내는 총량부문의 전망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네델란드 의 유량접ROA

근법을 활용하여 신규인력 부문을 중심으로 직업별 수급차 전망을 진행한 바

있다.

인력수급차 전망2)

인력수급차 전망 개념인력수급차 전망 개념인력수급차 전망 개념인력수급차 전망 개념 수급차 또는 미스매치 전망은 일정 기간 인력의 수요와

공급간 차이를 전망한다 일정 시점에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총. ,

량 전망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구별된다 따라서 수급차 전망을(stock) .

통상 유량 전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flow) .

신규공급과 신규수요신규공급과 신규수요신규공급과 신규수요신규공급과 신규수요 인력수급 미스매치 전망에서는 설정한 예측기간 동안 노

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공급과 새로 발생하는 신규수요를 예측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다 학생들은 졸업 중퇴 을 거쳐 노동시장 으로. ( ) (school-to-work)

진입하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일부 비경제활동인구에,

의해서도 새로운 인력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같이 일정 기간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 을 통틀어 신규공급이라고 부른다(inf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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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수요와 대체수요성장수요와 대체수요성장수요와 대체수요성장수요와 대체수요 기업들은 생산과 매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은퇴 사망 이주 등으로 기존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때 이를 충원, , ,

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일정기간 발생하게.

되는 전자의 신규 인력수요를 성장수요 라 하고 후자를(expansion demand)

대체수요 라고 부른다(replacement demand) .

일정시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일정시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일정시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일정시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경제 전체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수요와 공, ,

급 전망을 통해 범주별 실업률 고용률 예측이 이루어지고 산업별 직업별 수, , ,

요 전망을 실시한다 인력수요 취업자 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파생수요. ( ) (derived

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체 또는 산업별 생산 전망과 취업계수demand) (GDP)

전망에 기초하여 예측이 이루어진다 인력공급 경제활동인구 은(coefficient) . ( )

경제 전체의 생산가능인구 전망과 경제활동참가율(population) (participation

전망에 기초하여 예측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인력수요와 차이를 통해rate) ,

실업자를 계산하게 된다.

일정기간 수급차 전망일정기간 수급차 전망일정기간 수급차 전망일정기간 수급차 전망 유량기법 을 적용하여 수급차 전망을 실(flow method)

시하는 데에 있어 신규공급 구직 전망은 전공별 졸업생 전망 전공별 신규공, ( ) ,

급전망 그리고 직업별 신규공급 전망 등 크게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

전공별 졸업생 전망은 전공별 재학생수와 졸업자수를 이용하여 전망하게 되는

데 재학생수에 평균 졸업률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졸업자수의 과거 추세선을, ,

적용하여 전망한다 전공별 신규공급 전망에서는 전 단계에서 예측한 전공별.

졸업생 전망 결과에 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추정한다 신규공급 전.

망의 마지막 단계인 직업별 신규공급 전망에서는 전 단계에서 추정 한 전공별

신규공급 전망 결과에 전공 직업 행렬을 곱하여 추정한다/ .

신규수요 전망은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로 구분하여 전망하는데 성장수요는 기,

본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예측한 직업별 수요전망 결과의 연간 순

증분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대체수요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학력 직업별 취업. ,

자수와 의 대체수요 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망한다 방법론은ROA . ROA

유입 유출 패턴 분석 대체율 추정 대체율 조정 대체수요 전망 등 단계로- , , , 4

구성되어 있다 조성법은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고용되어 있는 동일한 연령. ,

코호트의 사람 수에 근거하여 코호트 변화율을 계산하며 이러한 변화율은 평,

균적인 순유입 또는 순유출로 해석하게 된다 음수이면 순유출 양수이면 순유( ,

입을 의미 의 대체수요 전망 역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연). 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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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코호트의 변화를 분석하여 예측하고 있으며 등은 직업별 은퇴COPS, IER ,

사망 이주 이동 등에 관한 개별 전망기법을 적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장창원, , .

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2005) (KLIPS),

이용하여 대체율 부족율을 검토하고 대체수요 전망 결과를 보정하였다, .

신규인력 수급차전망 모형�

년 직업능력개발원 수급차 전망 범위 및 활용 데이터2005

구 분 내 용

전망기간 년2011 ~ 2020

전망범위

학력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 ,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KSCO, )

전공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개 전공 대분류: , , , , , , 7

기타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중심:

데이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2000~2010

고용노동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상 상2008. ~2010.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차5~12

한국교육개발원 재학생수 및 졸업자수 각년도

한국교육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5~2008

직업능력개발원 대학원석박사경제활동상태추적조사 2005

전방방법
신규수요 성장수요 대체수요 방식: , (ROA/BLS )

신규공급 졸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전공 직업행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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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창원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직업과 인력개(2005). .

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수급차 분석의 연계성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수급차 분석의 연계성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수급차 분석의 연계성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수급차 분석의 연계성 인력수급 전망에서는 산업

인력 총량 차원에서 수급전망을 실시하며 특정분야에 대한 수급전망을 분리하

여 실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총량 인력수급 전망과 특정 분야별 전망 간 연.

계가 부족하여 과잉추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야별 수급전망은 총량전.

망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의 인력수급 총량전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분야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급전망

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력수급 총량전망은 기초 통계인프라의 구축이나 적.

합한 모형 설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중장기 인력수급 및 신규인력수급차전망 모형�

참고문헌�

정철균 인력수급미스매치 분석 및 전망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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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인력수급 전망3)

의료분야 인력수급 전망의료분야 인력수급 전망의료분야 인력수급 전망의료분야 인력수급 전망 의료분야 인력수급 전망은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산업 인력수급전망을 기초로 의료분야에 대한 인력수급전망이 이루어진

다 전체 산업대상 인력수급전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균형.

을 달성한다는 완전고용의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데 잠재성장율을 놓고 자연실

업률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공급부문의 단계와 노동부문의 단계를 포함하여. 3 3

총 단계 전망이 이루어진다6 .

의료분야 인력수급전망 모형�

의료분야 인력수요 파악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 전망으로 단계별 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계에서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액을 놓고 산업별 경제성장전망을 실시한다1 .

산업별 경제전망에 사용되는 부가가치 기준 자료는 자료 활용의 수월성을 고

려하여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며 경제 전체로는 잠재성장율 전망,

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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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취업계수를 전망한다 부가가치 억원을 도출하는데 요구되는 노2 . 10

동력을 의미하는 취업계수 십억 원 단위 인력 수 추산 의 과거추세를 이용하( )

여 전망치를 도출한다 산업별 취업계수의 과거 시계열은 인력의 경우는 산업.

별 취업자수를 부가가치의 경우에는 국민계정상 산업별 부가가치를 사용한다, .

단계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 노동수요 를 전망한다 이 과정은 단계에서 도3 ( ) . 1

출된 산업전망과 단계에 도출된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치가 도출된2

다 즉 취업자 수 산업전망 취업계수 전망 로 도출된다. , ‘ = × ’ .

의료산업 인력수요 전망 예시(2011~2016)

단위 천 명( : ,%)

주 는 전망치 현재 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 실측치임: p . 2009 .

는 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하평균값임* 2010 .

의료산업의 취업계수 및 생산액 전망을 이용하여 의료산업의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한 결과 의료산업의 취업자는 연평균 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0.6% 2009

년 천 명에서 년 천 명으로 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125.0 2016 133.1 , 8.1

망하고 있다 세부영역별로 의약품 제조업은 년 천명에서 연평균. , 2009 81.2

씩 감소하여 년 천명으로 전망되고 의료기기 제조업은-1.6% 2016 71.9 ,

년 천명에서 연평균 씩 증가하여 년 천명으로 전2009 43.8 3.6% 2016 61.1

망하였다.

참고문헌�

권태희 김영세 김문길 의료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2011). . .

나노분야 인력수급 전망나노분야 인력수급 전망나노분야 인력수급 전망나노분야 인력수급 전망 년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에서 개 나노분야2014 401

기업체 중 개 기업체가 참여한 인력현황조사에 기반하여 수급전망이 이루250

구 분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감률
(‘11’-16)2009 2010p 2011p 2012p 2013p 2014p 2015p 2016p

의료산업 125 128.4 135.4 136.0 135.6 135.0 134.1 133.1 0.6

의약품
제조업

원료
의약품

2.7 1.4 2.3 2.1 1.9 2 1.9 1.8 4.3

의약품 73.1 73.4 74.6 73.2 71.9 69.8 67.9 66 -1.8

의약
외품

5.4 4.2 4.6 4.7 4.4 4.4 4.3 4.1 -0.4

소계 81.2 79 81.5 80.1 78.1 76.1 74.1 71.9 -1.6

의료
기기
제조업

의료
기기
제조업

43.8 49.4 53.9 55.9 57.5 58.8 60.1 6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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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여기서 나노기술 전문인력은 나노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 수요로 규정하였으며 나노기술 전문인력의 공급은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나노분야로 취업한 학생수 만을 집계하였다.

나노기술 전문인력 수요 전망 단계에서 인력현황조사로부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조사에 참여한 개 나노기업이 전체 나노기술 전문인력 수, , 250

요를 대표하므로 이들을 통해 조사된 인력상황으로 향후 인력증감 규모를 추

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둘째 전문인력은 학사 졸업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 ,

셋째 수요의 증감추세는 추정기간인 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025 .

인력수요 현황 조사결과 향후 년간 필요하다고 파악된 나노기술 전문인력, 5

규모는 학위별로 학사 명 석사 명 박사 명으로 총 명1,144 , 423 , 153 1,720

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명 기술 기획 및 영업 명 생. 874 , 512 ,

산제조 명의 순서였다 이를 다시 전체 개 기업에 대한 규모로 전환334 . 401

하면 학사 명 석사 명 박사 명을 포함하여 총 명으로1,835 , 678 , 245 2,759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필요한 인력 규모를 학사 명 석사. 367 ,

석사 명 박사 명으로 추정하면 총규모는 명이며 다시 년까136 , 49 552 2025

지 전체 필요인력으로 환산하면 학사 명 석사 명 박사 명, 4,037 , 1,493 , 540

총 명이 필요인원으로 산출된다6,070 .

나노기술 전문 인력 공급 전망에서는 조사대상 나노분야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생이 나노기술 전문 인력의 전체 공급 풀이라고 가정하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

도 고려 공급인력수는 실제로 나노분야로 취업한 인원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공급인원 규모도 년까지 동일한 추세로 지속되는 것으로 가. 2025

정하였다.

공급인력 추정 결과 년 나노관련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은 총 명, 2014 1,854

이며 이중 취업자 명 나노분야 취업자는 명으로 나노기술 전문인력913 , 156

공급 비율은 이다 학사 졸업생 명 중 나노분야 기업체 취업자는8.4% . 1,352

명 석사 전체 명 중 명 박사 명 중 명이었다 년까지114 , 446 35 , 56 7 . 2025

전체 공급인력을 추정해 보면 전체 나노기술 전문인력 공급은 졸업생은

명 규모이며 이중 나노분야 전문인력으로 공급된 인원은 명으로20,394 1,716

전망 학사 명 석사 명 박사 명 되었다( 1,254 , 385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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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나노분야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 규모에 대하여 수급차를 파악하면 나,

노 분야에 진출한 졸업생만 파악할 경우 년까지 전체 수요규모2025 6,070

명에 대비하여 수요규모는 으로 수급차는 명이 부족 학사1,716 4,354 ( 2,783

명 석사 명 박사 명 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1,108 , 463 ) .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는 인력수급차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나노분야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수급차 전망의 결과 나노분야. ,

종사 기업들이 요구하는 숙련도를 보유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력수급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유형을 확정하고 인재별 역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나노분야 가지 인재유형 규정4�

나노분야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산업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의 관계를 인재 유형별로 유기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최 하단위의 하. ,

단에는 포괄적 인재는 나노산업이 적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수,

요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중단위의 전문적 인재는 나노산업의 분류를 표시하.

고 최 하단위의 상단에서 연관성이 존재하며 상호간 연결성도 고려할 수 있,

다 상단위는 중단위에서 나타낸 이종 간의 나노산업 분류를 다시 그룹핑 할.

수 있는 그림도 가능하며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및,

기술 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최 상단위는 창의적 인재의.

내용과 더불어 타 산업이해 전략기획 기술경영 및 컨설팅이 가능한 능력을, ,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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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연구협의회 나노교육 로드맵 총괄보고서(2014). 2025( ) .

지적재산분야 인력 전망지적재산분야 인력 전망지적재산분야 인력 전망지적재산분야 인력 전망 지적재산분야는 지식자본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성장한 분야이다 신규 취업자 추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바탕으로 창출 활. ,

용 보호 분야 비중을 점검하였다 활용분야 인력 천 명 창출분야 인력, . 27.6 ,

천 명 보호분야 천 명으로 분포하고 있다 활용분야가 전체 신규 취18.8 , 11.2 .

업자 중 비중을 차지하며 창출 분야 보호 분야 를 차지한48% , 33%, 19%

다 지식재산 창출분야에서는 창작인력을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지적재. R&D

산분야에서 양성 가능한 전문인력은 활용분야의 인력으로써 제도적 지원에,

의해 양성될 수 있는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분야 신규취업자 전망

단위 천 명( : )

지적재산분야 인력전망은 특히 신규수요의 유형을 바탕으로 전망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디자인분야 인력수급 전망에 참고할 수 있다 인력수요 전망을.

개 세부 직종별로 적용하면 향후 년간 가치평가사 천 명 관18 , 5 IP (10.9 ), IP

리사 천 명 심사관 천 명 전문교사 천 명 에이전트(10.7 ), IP (7.6 ), IP (5.5 ), IP

천 명 등의 직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5 ) .

창출분야에서 인력수요가 큰 직종은 심사관과 전문교사이다 세부인력을IP IP .

정의해보면 심사관은 확보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있어서 심사 전문성, IP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중요한 인력이다 국가 지식재산경쟁력과도 연IP .

계되는 직종이다 전문교사는 초중등학교의 지식재산 전문강사로서 창조경. IP

제의 토대가 되는 창의성 교육의 전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시급한 양성이

과정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년 합계5

대학원

창출 3.9 3.4 3.7 3.9 3.0 17.9

활용 4.8 4.7 5.4 5.9 4.8 25.6

보호 2.5 1.7 2.0 2.2 2.0 10.3

소계 11.2 9.8 11.1 11.9 9.8 53.9

대학 일부( )

창출 0.3 0.1 0.2 0.2 0.1 0.9

활용 0.6 0.3 0.3 0.3 0.3 1.9

보호 0.2 0.1 0.2 0.2 0.2 0.9

소계 1.1 0.6 0.6 0.7 0.7 3.7

통합

창출 4.2 3.6 3.8 4.0 3.1 18.8

활용 5.4 5.0 5.8 6.2 5.2 27.6

보호 2.7 1.9 2.2 2.3 2.2 11.2

전체 12.3 10.4 11.8 12.6 10.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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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다.

활용분야에서 인력수요가 큰 직종은 가치평가사와 관리사이다 가치평IP IP . IP

가사는 최근 기반 금융거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주목받는 직IP

종이라 할 수 있다 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통해 거래 가격 부여의 역할을. IP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관리사는 기업 협회 등의 관리운영 및 네. IP , TLO, IP

트워크 구축 저작권 관리사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이라는 관점에서 중요 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부직종별 인력수요 분포

단위 천 명( : )

보호분야에 있어서는 에이전트의 인력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IP .

에이전트는 지식재산 분쟁 침해 분석 및 조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IP ,

수행하며 분쟁소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니즈가 확대되는 분야이다, IP .

세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적

13~

17

18~

22

13~

22

창출

상담사IP 0.0 0.1 0.1 0.2 0.1 0.1 0.1 0.1 0.1 0.1 0.6 0.6 1.1

분석사IP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3 0.3 0.6

전문교수IP 0.3 0.2 0.3 0.3 0.2 0.3 0.3 0.3 0.3 0.3 1.3 1.5 2.8

전문교사IP 1.2 1.1 1.2 1.2 0.8 1.5 1.4 1.5 1.2 1.1 5.5 6.6 12.1

변리사 0.4 0.1 0.2 0.2 0.1 0.1 0.1 0.1 0.1 0.2 0.9 0.7 1.6

엔지니어IP 0.7 0.4 0.5 0.5 0.5 0.3 0.4 0.3 0.4 0.7 2.6 2.1 4.7

심사관IP 1.5 1.6 1.6 1.7 1.3 1.4 1.6 1.4 1.3 1.3 7.6 7.0 14.6

소계 4.2 3.6 3.8 4.0 3.1 3.8 3.9 3.8 3.5 3.8 18.8 18.8 37.5

활용

협상가IP 0.1 0.4 0.5 0.5 0.4 0.4 0.3 0.4 0.5 0.5 1.9 2.0 4.0

거래사IP 0.1 0.4 0.5 0.5 0.4 0.4 0.3 0.4 0.5 0.5 1.9 2.0 4.0

금융전문가IP 0.0 0.2 0.2 0.2 0.2 0.1 0.1 0.1 0.2 0.2 0.8 0.8 1.6

가치평가사IP 0.8 2.3 2.6 2.9 2.2 2.0 2.0 2.1 3.0 2.5 10.9 11.7 22.6

전문강사IP 0.3 0.2 0.3 0.3 0.2 0.3 0.3 0.3 0.3 0.3 1.3 1.5 2.8

관리사IP 4.0 1.4 1.7 1.8 1.7 1.4 1.4 1.3 1.4 2.4 10.7 7.9 18.7

소계 5.4 5.0 5.8 6.2 5.2 4.6 4.6 4.7 5.9 6.3 27.6 26.0 53.6

보호

리티게이터IP 1.1 0.4 0.5 0.5 0.4 0.4 0.4 0.3 0.4 0.6 2.8 2.1 4.9

에이전트IP 1.5 0.6 0.8 0.8 0.8 0.6 0.6 0.6 0.6 1.1 4.5 3.5 8.0

전문IP

통 번 역사( )
0.0 0.1 0.2 0.2 0.2 0.1 0.2 0.2 0.2 0.2 0.7 0.8 1.5

지재권

보호관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0.4 0.4 0.8

전문보험IP

설계사
0.1 0.6 0.7 0.7 0.7 0.5 0.5 0.6 0.7 0.7 2.9 2.9 5.8

소계 2.7 1.9 2.2 2.3 2.2 1.6 1.7 1.7 1.9 2.7 11.2 9.7 20.9

전체 12.3 10.4 11.8 12.6 10.5 10.0 10.3 10.2 11.3 12.8 57.6 54.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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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전문인력 수급전망(2013). . 과학기술정책,

23(4).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에서 고려할 사항들3)

분야별 인력수급 예측모형의 기본논리분야별 인력수급 예측모형의 기본논리분야별 인력수급 예측모형의 기본논리분야별 인력수급 예측모형의 기본논리 인력수급 전망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

른 산업별 숙련 수준별 인력 수급 조절과 외국인력 활용 계획 등에 활용된,

다 또한 노동시장의 숙련 수준별 인력수급 정보를 체계화하여 비대칭적인 고.

용정보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력수급 예측모형은 노동수.

요 및 공급모형으로 구성되고 총량 수급차이를 전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

다 노동수요는 산업별 경제성장 전망을 통해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전망하고. ,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구한 후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치와 취업계수 전,

망치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를 도출한다 노동공급은 통계청 장래.

추계인구를 전망한 다음 선형확률 모형과 선형추세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경,

제활동참가율과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한다 이렇게 전망한 노동수요에서 노동.

공급을 빼면 수급차이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인력수급전망의 주요 사항들국내 인력수급전망의 주요 사항들국내 인력수급전망의 주요 사항들국내 인력수급전망의 주요 사항들 고용정보원의 인력예측모형은 노동수요와 노

동공급 전망 모형으로 구성되고 총량 수급차이를 전망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노동수요는 산업별 경제성장과 산업별 취업계수를 연계하여 산업별 인력.

예측모형을 통해 도출하고 산업 직업별 행렬과 산업 직종별 취업자 비중 행, / /

렬이 전망되어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 추정치를 곱한 뒤 직업별 직종별 취업,

자가 전망된다 세부적으로 산업별 성장전망을 통해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전.

망하고 산업별 취업계수의 전망치를 구한 후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치와 취, ,

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 전망치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노.

동공급 전망은 통계청 장래추계인구를 전망한 다음 선형확률모형과 선형추세,

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한다 이렇게 전.

망한 노동수요에서 노동공급을 빼면 수급차이를 얻을 수 있다.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은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에 따른 필요 노동력 규모를 추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의 인력예측모형은 산업별 경제성.

장이 노동수요의 결정변수를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즉 산업별 경제성장에 의. ,

해 노동력 수요 규모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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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임금변동에 따라 인력수급이 조정된다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전망은 인력.

수급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자적인 산업별 경제성장을

전망해야 하는 경우가 보다 빈번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별경제성장.

전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다부문모델을 활용하지만 매년 산업성장이KDI ,

반영된 공식적인 산업별 성장 전망치가 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KDI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 업종별 부가가치의 과거 추세치를 활용하여 표준81

산업분류 에 대한 경제성장 전망을 우선 추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2-digit

다 개별 산업군의 부가가치 성장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개 업종 부문에 대. 81

한 실질부가가치 과거 추세치를 통하여 전망된다.

분야별 인력수요전망과 관련된 핵심은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의 과거 추세치를

구하는 것이다 산업별 취업계수는 기존인력수요전망과 동일한 전망치를 사용.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부문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를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과거 추세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 부문만의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의 과.

거값을 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망치 또한 추정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고용정보원의.

노동수요 전망치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로 기업 부문의 각 산업별 표준산업 분(

류 및 제조업 중분류 수준 로 노동수요를 전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산업별 노동수요가 도출되면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산업 직업×

직종 비중 행렬을 구해야 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분류체계의 개( ) .

정으로 인해 시계열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고용정보원의 산업별 직, ,

업별 고용구조조사는 조사통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불안정성이 존재하

여 산업 직업 직종 비중행렬은 가중치 기법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시계열, × ( ) ,

추정방정식을 통해 추정되고 보정된다.

노동공급 전망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가능 인구를 전

망한 다음 선형확률모형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치를 구하고,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공급과 관련된 장래인구 추계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 ,

별 인력수요 비중 등은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장래인구 추계는 통.

계청 인력공급 및 수요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와 산업직업별 고용구, ( )

조조사 고용정보원 자료에 기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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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분석모형3.

정성적 인력수급분석정성적 인력수급분석정성적 인력수급분석정성적 인력수급분석 수요 전망에 있어서 정량적 전망과 예측의 한계를 정성적

설명에 의해 보정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까지. 질적 측면

에서 인력예측을 실시하는 방법론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을 이용한 노동시장신

호이론과 네덜란드 에서 노동시장정보지표를 이용한 방법을 들 수 있다ROA .

특히 질적 인력수급 전망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신호 이론이 교육훈련의 질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노동시장 신호이론노동시장 신호이론노동시장 신호이론노동시장 신호이론 교육경제학 분야에서 교육투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인력예측

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제생산량 임금과 고용동향 측정 특정 교육훈련 비. , ,

용 교육과정 등이 포함되게 되며 공공부문 민간부문 자원배분의 책임에 가이, ·

드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력수급계획에는 교육 훈련 투. ·

자 수익률 추정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노동시장 신호 이론.

이 기여하는 분야는 시장에 기초한 교육 훈련결정 교육 훈련 시스템의,① ②

경영 노동시장의 효율성 공공부문의 교육 훈련투자 결정이다, , .③ ④

이러한 추정기술이 인력계획부문에 요구되어 왔지만 인력에 대한 계획을 제공

하기 위한 기술과 인력계획 자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외부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논리상 결점을 갖게 되었다 그.

논리상 결점은 인력수요 예측모형이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전4 .

체적인 경제생산이 일정기간에 추정되며 생산은 산업부문에 분배되고 이에,

따라 생산을 산출하는 노동력 요구가 추계되고 있고 노동력 요구는 각각의,

일자리가 특정 직업능력수준과 교육형태가 일치되는 것을 가정하고 교육요구

로 전환되며 교육요구의 예측은 교육시스템의 확장과 축소의 필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신규진입자수와 마찰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된 교육인력의 총량을 비

교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오는 결함으로 인하여 인력예측과.

해석 및 활용에서 제한이 있기는 하나 교육과 훈련의 고려하여 인력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성적 분석방법으로 여전히 활용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모형에서의 질적 지표네덜란드 모형에서의 질적 지표네덜란드 모형에서의 질적 지표네덜란드 모형에서의 질적 지표ROAROAROAROA 네덜란드는 모형을 통하여 직업군별ROA

또는 교육훈련형태별로 향후 노동시장의 전망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생성하

여 학생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미래노동시장지표나 노동시장이동지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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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지표 는 교육(IFLM: Indicator of the Future Labour Market)

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예비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전망

에 관한 지표로 산출 공식에서 노동수요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분모는 예측

시점의 근로자수에다가 신규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한 인원수를 가리키고 노동,

공급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자는 예측시점의 근로자수에다가 예측기간 중에 신

규로 유입될 예비노동자들의 수 그리고 신규로 유입될 예비근로자들의 교육,

훈련형태와 동일한 교육훈련형태를 경험하였으면서 실업기간이 년 이하인 단1

기 실업자수를 합한 값이다 을 기초로 미래 노동시장의 상태를 단계로. IFLM 5

나누어 질적 예측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보다 작은 경우 인력수요IFLM 0.85

가 인 경우 사이인 경우very good, 0.85~1.00 good, 1.00~1.05

이면 이상이면 로 표시한다resonable, 1.05~1.15 moderate, 1.15 bad .

노동시장 이동지표 의 수치가 긍정적이더라고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노IFLM

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들이 이 예측만큼 취업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IFLM .

이와 반대로 의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노동시IFLM

장에 진입하는 인력의 대다수가 실업상태에 놓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급상태에 따라 신규 진입자들이 처음 취업하기를 원했던 특정부

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옮기게 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교.

육훈련 후 타직업 혹은 타부문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중요

하다 경기변동에 따라 부문별로 고용수준의 변화정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

에 특정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의 취업위험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

는 타직업 혹은 타부분로의 전환 가능성을 수평적 이동성ROA (lateral

혹은 부문간 이동성 지표에 의해 측정한mobility) (inter-sectoral mobility)

다 특정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직업에 취업되는지는 수평적 이동성 계수를 이용하여Gini-Hirschman

산출된다 경기감응도와 수평적 이동성은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은 지표.

로서 경기감응도가 낮을수록 불황기에도 고용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

수평적 이동성이 높을수록 불황기에 다양한 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는 수평적이동성 경기감응도와 같은 다양한 정보지표들을 통하여 인력수ROA ,

급예측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형의 이용자들이 양적인 지표뿐만 아니

라 질적인 지표를 통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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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는 현상을 비교 함으로써 인력수급에 대한 총체적인(Comparison)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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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투입변수1.

KEY NOTE.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에 투입할 변수와 데이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년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자료 한국은행의2011 , 2013 ,

디자인산업 경제지표 자료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

자료 고용노동부의 기업규모별 디자이너 현황 자료 그리고, (2009~2014) ,

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디자인분야 요구분석 결과보고서 대학알리미에2013 ,

나타난 디자인 분야 대학 학과별 재학생 졸업생 현황 및 취업률/ / (2012

자료를 활용한다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에 이러한 자료들을 투입함에~2014) .

있어 서로 상이한 조사시점 데이터의 시계열화 가능성 차이 업종 및 직무, ,

유형 구분 차이 기업 및 인력 범위 규정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형 투입 타당, ,

성 검증과 데이터 보정작업을 반드시 거쳐 신뢰로운 분석결과를 산출할 수 있

어야 하며 데이터 간 검증작업도 요구된다, .

투입변수1)

인력수요 산출을 위해서는 성장수요 대체수요 부가가치액 취업계수를 활용한, , ,

다 분야의 산업성장도를 가늠하기 위한 변수로는 부가가치액을 주로 고려하.

며 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비 투자액 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인력공급 산출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졸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 ,

생산가능인구를 기본으로 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재학생의 평균졸업

률 취업률 디자인분야 취업률을 고려한다, , .

시계열 자료2)

인력수급 분석을 위한 시계열 자료는 시장중심적 자료와 인구통계적 자료가 통

상적으로 활용된다 정태적 자료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조건에서 반복.

측정함으로써 시계열 자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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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분야투자액과 같이 기marketing time series : , ,�

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시계열 자료

총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여율과 같은 인demographic time series : ,�

구통계학적 시계열 자료

단계적 인력수급갭 분석모형2.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의 주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의 주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의 주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의 주기 급변하는 디자인산업 환경과 모형

전망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모형을 활용한 분석작업에서 고려할 기간은 네덜,

란드 모형과 같이 년 단기로 설정하고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주기인 년ROA 5 2

단위로 수급갭 분석결과를 갱신한다.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의 기본구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의 기본구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의 기본구조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의 기본구조 본 분석모형에서는 인력수요와 공급 간에

다음 그림과 같은 관계를 설정한다 디자인산업 분야 전문인력은 고등교육기.

관 졸업인력으로 규정하며 고등교육기관을 대학과 대학으로 한정하는가 전문, ,

대학을 포함하는가는 분석의 목적에 비추어 결정한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중 디자인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등학,

교 졸업 후 취업인력에 대한 고려 역시 해당 분석 목적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현실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종별 직능수준 자료에서.

는 년 중등기관 졸업자 인력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2014 .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요과 인력공급의 기본구조�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가지 유형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가지 유형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가지 유형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가지 유형3333 본 연구에서는 년 현재2014

수집할 수 있는 국내 디자인산업 및 인력 관련 자료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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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지 분석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설정한다3 .

인력수요와 공급 비교분석 모형MODEL 1.

(Simple Comparative Model for the identification of GAP)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1�

디자인산업 분야 해당 기업에 포괄적 조사를 실시

매년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하여 수급차를 산정

복수 해에 걸쳐 산정된 수급차에 대하여 선형 추세선을 설정

추세선을 바탕으로 모형의 전망기간을 고려하여 인력수요를 산출

인력시장 중심적 방식으로는 매해 같은 시점에서 소속 기업에 디자인 담당 인

력 현황 부족인원 보충예정인원 채용인원을 조사, , ,

전년 부족인원 대비 해당년도 채용인원을 파악하여 실제 충원율을 파악

인력공급을 고려한 방식으로는 매해 디자인학과 졸업생수를 모형에 투입 과,

대추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률을 고려할 수 있음

평균치를 활용한 인력수급갭 분석모형MODEL 2.

(Gap analysis model for manpower demand and supply by statistical

mean values)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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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갭 전망에 있어 수요와 공급 간 차이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하는 방식

수요를 디자인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신규인력충원률로 산출

공급은 디자인전문인력에 대하여 디자인학과 졸업생수 취업률로 산출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차이를 산출하여 복수해에 걸친 평균값을 산출

디자인산업분야에서는 년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2011 , 2013

여 개년 간의 평균치를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음2

단 인력수요와 공급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당연도의 자료는 데이터의 안정성,

을 고려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함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우 년 산업분야 성장에 급격한 하락 년에, 2008 , 2012

가시적인 성장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예측치를 활용한 인력수급갭 분석모형MODEL 3.

(Gap analysis model for manpower demand and supply by statistical

estimation values)

인력의 변동 추이를 예측과 전망 작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자료로부터 추

세분석을 실시하여 추세선을 도출

회귀분석을 통하여 안정된 전망치와 추세선을 산출하여 모형에 투입

디자인산업 분야의 년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자료 뿐 아니라2011 , 2013

고용노동부 대학알리미와 같은 정부기관 통계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전망치,

를 산출하되 데이터 간 호응정도를 확인 후 모형에 투입,

서로 다른 자료로부터 전망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검증작업이 반

드시 요구됨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의 모형유형별로 현재 활용가능한 데이터

와 향후 조사연구에서 고려해야할 데이터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향후 인력수급갭 도출을 위한 자료조사는 전체 디자인기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폭넓게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산업구분 디자이너의 정의를 기술적으로, ,

정교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여야 디자인산업 분야 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 과학적 경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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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모형 활용가능 데이타 요구되는 데이타

MODEL

TYPE 1

수요
디자인산업 전문기업

인력현황 실태조사
수요

해당연도에 요구되는

전문디자인인력수

향후 년간 요구되는5

전문디자인인력수

공급 디자인학과 졸업생수 공급

전년 부족인원 대비 실제

충원율

디자인학과 졸업생 중 취업자수

MODEL

TYPE 2

수요 디자인산업분야 종사자수 수요
부가가치액

신규인력충원률

공급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디자인학과 졸업생수
공급

디자인학과 졸업생 중

디자인분야 취업자 수

MODEL

TYPE 3

수요

디자인분야 포괄적

경제전망치

부가가치액 디자인투자액 등,

취업계수

수요
대체수요 파악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율

공급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디자인학과 졸업자수
공급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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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갭 분석 절차3.

KEY NOTE. 인력수급 전망 방법에서 인력공급은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생

산가능인구를 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한 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는, ,

순서로 이루어진다 인력수요는 산업부문 성장률과 산업별 취업계수 분석에.

의거하여 전체 및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산출하고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 , , , /

직종별 취업자 비중은 시계열 등을 고려한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을 활용

하여 산출한다 이후 각 분야별 다차원 교차분류 매트릭스를 추정하는 다중비.

례행렬모형 방식을 적용하여 취업자수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수.

급차는 이렇게 추산된 인력공급과 인력수요 간의 차이 갭으로 추산한다, .

디자인산업 인력수요 분석절차1)

디자인인력수요 분석절차�

단계단계단계단계1111 산업의 성장을 전망하는 단계이다 산업성장은 해당 산업의 재화 및 서.

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력수요가 산업성장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시말해 인력수요는 산업수요의 파생수요이므로 인력수요 전망에.

앞서 산업성장에 대한 전망을 실시한다 산업분야의 특성에 따라 산업성장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부가가치액 이외에도 연구개발투자비 분야에 대한 투자액,

을 산업성장을 대표하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단계단계단계단계2222 취업계수를 전망하는 단계이다 취업계수는 부가가치 억원을 창출하. 10

는데 소요되는 노동력을 의미한다 취업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수와.

부가가치액과 디자인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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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취업계수 취업자 수 명 부가가치액 십억원= ( ) / ( )

취업계수를 연도별로 산출하여 시계열 자료를 확보한 후 추세분석법을 활용하

여 취업계수 전망을 실시한다.

단계단계단계단계3333 취업자를 전망하는 단계이다 디자인분야 취업자 전망은 단계의 디자인. 1

산업전망과 단계의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도출한다2 .

취업자수 산업전망 취업계수 전망= x

디자인산업 공급전망2)

디자인산업 공급전망은 먼저 졸업생 전망 후 신규인력 공급규모 전망 필요하다, ,

면 세그먼트별로 신규인력 공급 규모를 전망한다 기업유형 업종 학과유형. , , ,

학력수준 등 세그먼터별로 전망이 이루어질 때에는 다중행렬을 산출해야하므

로 전망에서의 정교한 분석이 보다 요구될 수 있다.

디자인인력공급 분석절차�

단계단계단계단계1111 졸업생 전망은 디자인학과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망을 수행한다.

단 대학알리미를 통한 졸업생수 자료가 년부터 확보가 가능하여 시계열, 2012

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정교한 전망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단계단계단계단계2222 신규인력 공급 규모 전망은 디자인학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한 후 단계1

에서 산출한 졸업생 전망치와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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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인력 공급 전망 졸업생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

단계단계단계단계3333 디자인산업분야에 존재하는 하위 세그먼트별로 신규인력공급을 전망하기

위하여 공급인력의 유형별로 다중행렬을 산출 분석에 활용한다, .

디자인산업 인력수급갭 전망3)

수급차 전망 절차수급차 전망 절차수급차 전망 절차수급차 전망 절차 수급차 전망은 궁극적으로 인력수급차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

으로 유량 개념의 신규수요와 신규공급을 도출하여 양자 간의 차를 통(flow)

해 인력수급차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신규수요전망과정신규수요전망과정신규수요전망과정신규수요전망과정 신규수요는 성장수요 와 대체수요(growth demand)

로 이루어진다(replacement demand) .

신규수요 전망 성장수요 전망 대체수요 전망= +

성장수요는 해당 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요증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존 인력수

요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금년도 수요전망 값에서 전년도 수요전망 값을 차감

하는 방식으로 전망치가 도출되기도 한다 대체수요는 타 산업으로의 이직 및.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분과 결혼 입학 입대 및 이민 등의 이유로 인해 해당, ,

노동시장을 떠나는 감소분을 대체하는 수요로 인력수요전망에 대체수요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대체수요전망 인력수요전망 대체수요비율= ×

신규공급전망과정은 신규수요전망과는 다르게 기존의 인력공급전망값을 이용

하여 신규인력수요와의 비교시점에 맞게 누계치를 구해서 활용한다.

수급차 전망은 신규수요전망치를 도출한 후 신규공급전망치와의 차를 통해 산술

적으로 도출된다 이 때 수급차 신규인력공급 신규인력수요 에서 만. , ‘ (A) (B)’ ,＝ －

일 수급차 전망결과가 음수 양수인가에 따라 각각 초과수요 상태 초과공급, ,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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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인력수급갭 분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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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모형4)

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디자인산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방식을 활용하여 분야의 경제적 성장과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정성적 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정량적 분석에서 전문가 의.

전망치 획득을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정성적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의 프레임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의 프레임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의 프레임정성적 인력수급갭 분석의 프레임 정성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통시적 축과 공시

적 축을 기본 프레임으로 하여 진행된다 먼저 과거 추이에 대한 정성적 분석.

은 디자인산업의 발전 흐름과 정책적 동향 인력 양성의 흐름과 인력양성 정,

책 동향을 포괄적으로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재 동향에 대한 정성적 분석에서.

는 세부 산업유형별 동향과 인력 유형별 수급 동향을 검토한다 디자인산업.

분야 내 세부산업유형이나 기업유형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인력의 유형,

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성적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정량적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정량적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정량적 분석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정성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함

께 진행되어 정량적 분석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데이터의 타당성 모형절차의 타당성 산출, ,

수치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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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인력수급갭 분석1.

인력수요와 공급 비교자료 분석 모형1) ( 1)

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데이터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데이터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데이터기업규모별 부족인력 데이터 년부터 년 고용노동부 개시 자료 중2009 201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관련직에서 세부 카테고리인 디자이너 분류번호/ / / ( 085)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자료는 인력 현황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 , , ,

원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부족률 등 포괄적인 디자이너 인력에 대한, , ,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디자이너가 소속된 기업규모를 인 규모에서 인 이상 규모까5~9 300

지 가지로 구분하여 년부터 년까지 부족한 인력수를 조사한 자료5 2009 2014

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업규모별 연도에 따른 디자이너 부족인원수

부족한 인원수를 합산하여 연도별 증감비율을 추정한 결과 년, 2010 0.101,

년 년 년 년 로 나2011 -0.172, 20 12 2.259, 2013 -0.214, 2014 -0.151

타났으며 평균증감율은 였다 이를 기반으로 년까지 부족인원을-0.065 . 2020

추산해보면 년 명 년 명 년 명 년, 2015 7565 , 2016 7072 , 2017 6611 , 2018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규모 인1 5~9 5254.00 3545.00 3433.00 4607.00 3411.00 3286.00

규모 인2 10~29 2247.00 4071.00 3092.00 4600.00 3869.00 2959.00

규모 인3 30~99 567.00 1513.00 1138.00 1325.00 1384.00 1048.00

규모 인4 100~299 606.00 335.00 490.00 475.00 343.00 477.00

규모 인 이상4 300 156.00 354.00 224.00 301.00 309.00 323.00

합계 8830.00 9818.00 8377.00 11308.00 9316.00 8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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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년 명 그리고 년은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6180 , 2019 5777 , 2020 5400 .

기업체규모 별로는 인의 소규모 기업들에서 부족인원이 큰 것으로 나타났5~9

으며 연도별로는 년 감소 년 부족인원이 정점을 이루고 이후 다2011 , 2012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부족인원수 평균증감비율을 연도에 대비하여 추산한 결과 년, 2015

명 년 년 년 명 년 명 년7,675 , 2016 7,072 , 2017 6,611 , 2018 6,180 , 2019

명 년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부족인원5,777 , 2020 5,400 .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향후 디자인산업 분야의 인력부족현상은 지속적으로 해

소될 것임을 의미한다 추세선은 이동평균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산출.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적 수요법에 의하여 디자인산업 분야 노동시장의 디자이너

에 대해 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인력시장의 수

요와 공급을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차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시장 간 연계성이 약한 산업분야라면 공급시장과 수요시장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과대 및 과소추정의 오류가 없다는 점

에서 인력수급갭을 파악하는 데에 하나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균증감율을 활용한 인력수급갭 분석결과 모형2) ( 2)

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 디자인산업 분야 기업규모에 따라 연도별로 현재인원을 파악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기업규모로는 인 규모 기업에서. 10~29

가장 많은 디자이너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99

인 규모 그리고 인 이상 규모에서 디자이너 종사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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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디자인산업 분야 기업규모별 현원 규모

위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전년 대비 인력규모증감율은 년2010

년에는 감소하였으며 년에는 로 증0.11705, 2011 0.0567 , 2012 0.10822

가 이후 년 년 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증감율2013 0.02974, 2014 0.05751 .

을 기반으로 총인력규모증감율은 로 산출되었으며 년0.04203 2016

년 년 년215,772, 2017 224,842, 2018 244,140, 2019 254,401, 2020

년 일 것으로 전망되어 다음 그래프와 같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265,094

타내고 있다.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규모 인1 5~9
38,463 33,006 36,767 39,640 39,285 42,917

규모 인2 10~29
51,423 60,344 57,694 71,036 67,099 67,741

규모 인3 30~99
31,690 38,276 30,205 34,152 38,368 44,507

규모 인4 100~299
20,058 21,300 21,039 22,069 23,563 26,658

규모 인 이상4 300
15,168 24,662 23,158 22,459 26,845 25,246

합계 156,802 177,588 68,863 189,356 195,160 207,069

인력규모증감율 0.11705 -0.05167 0.10822 0.02974 0.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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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분야에서 기업규모별 채용인원 규모를 파악한 결과 년부터, 2009

년까지 규모인 인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디자인 인력을 채용2014 2 10~29

하였으며 년에는 명으로 전체 채용인력의 를 차지하였다2014 4,597 37.28% .

디자인산업 분야 기업규모별 채용인원 규모

연도별 현원 대비 채용인력을 인력충원률로 분석한 결과 년이, 2010

로 가장 높았으며 년에는 로 나타났다 인력충원증감0.06757 2014 0.05955 .

률을 전년대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년 인력채용률이 높아 다음해2010 2011

년 증감률에서는 로 감소하였다 년 증감률은 로 전-0.14134 . 2014 0.02125 ,

년도에 비하여 증감률 자체는 낮아졌다 이로부터 산출한 평균인력충원증감률.

은 이었다0.02820 .

기업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규모 인1 5~9 2,176 2,553 2,493 2,287 2,316 2,971

규모 인2 10~29 2,630 4,520 4,022 5,188 5,254 4,597

규모 인3 30~99 1,555 2,703 2,123 2,230 2,188 2,300

규모 인4 100~299 1,100 1,009 744 1,252 1,106 1,481

규모 인 이상4 300 414 1,215 1,132 843 1,205 982

합계 7,875 12,000 10,514 11,800 12,069 12,331

인력충원률 0.05022 0.06757 0.06226 0.06232 0.06184 0.05955

인력충원증감률 0.34375 -0.14134 0.10898 0.02229 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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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 분석인력공급 분석인력공급 분석인력공급 분석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년제 대학 년 년 년4 2012 , 2013 , 2014

디자인관련 학과별 재학생 재적학생 졸업생 수 집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

요약될 수 있다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에 앞서 대학알리미 자료는 전년도. , 9

월과 해당년도 월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노동시장으로 공급된 인력수4

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년 디자인 관련 년제 대학 학과 및 학생 자료2012~2014 4

디자인산업 분야 공급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디자인 관련 학과수를 살펴보

면 총학과수가 년 개에서 개로 증가 후 개로 년 급, 2012 549 574 , 392 2014

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관련 학과의 경우 폐과로 지정된 학과비율도. ,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산업 분야에 공급된 인력으로 연도별 졸업생수와 함께 재학생수 재적,

학생수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던 년. 2012

부터 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년 재학생수는 명에서2014 , 2012 44,264 2013

년 명으로 증가하였다가 년 다시 명으로 감소하였다46,014 2014 45,270 .

해당연도 졸업생수와 취업률을 결합하여 신규인력공급규모를 산출하면, 2012

년 명 년 명 년 으로 증가후 감소하는 것으로4,377 , 2013 4,454 , 2014 4,353

나타났다 전년대비 신규공급인력 증감율은 년 년. 2013 0.01721, 2014

으로 산출되었으며 평균증감율은 이다-0.02320 -0.003 .

신규공급인력 평균증감율을 바탕으로 년부터 년까지 신규공급인력2015 2020

규모를 추정한 결과는 년 명 년 명 년2015 4,340 , 2016 4,327 , 2017 4,314

명 년 명 년 명 그리고 년에는 명으로, 2018 4,301 , 2019 4,288 , 2020 4,275

감소하고 있다.

2012 2013 2014

학과 관련 자료

총학과수 549 574 392

폐과지정학과수 241 285 110

학생 관련 자료

재학생수 44,264 46,014 45,270

재적학생수 58,091 60,432 58,934

졸업생수 8,633 8,819 8,993

취업률 50.7 50.5 48.4

신규인력공급규모 4,377 4,454 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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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디자인분야 신규공급인력 추정결과2015~2020

년제 대학 디자인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과 별도로 전문대학 디자인 관련4

학과에서 배출되는 인력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의 디자인산업분야 인력공급을.

추정하기 위하는 과정에서 미용과 관련된 학과는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제.

외된 학과 졸업생수는 년 명 년 명으로 다소 증가하2012 1,318 , 2013 1,381

였으나 년은 다시 명으로 급감하였다 전체 전문대학 디자인관련학2014 648 .

과 졸업생의 를 차지하고 있었다12%, 13%, 8% .

년 디자인 관련 전문대학 학생 자료2012~2014

인력수급차 분석인력수급차 분석인력수급차 분석인력수급차 분석 현원 대비 채용인원을 비교한 결과 인력충원률은 년, 2009

에서 년 에서 년 이었으며 평균인력충원0.5022 2010 0.06757 2020 0.05955

2012 2013 2014

재학생수 27,297 27,584 20,509

재적학생수 42,465 42,782 31,383

졸업생수 10,668 10,322 8,419

취업률 48.0 49.9 50.4

신규인력공급규모 5,121 5,151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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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로 나타났다 보다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평균인력증감율을0.06199 .

산출한 결과 이었다, 0.02820 .

년 수급차 전망 결과2015~2020

미용 관련 디자인 학과 제외*

연도별 채용인원수를 기업별 수요로 설정하고 년제 대학 졸업생수에 취업률4

을 곱하여 산출한 졸업생 증감추이를 활용하여 인력수급차를 도출한 결과 다,

음 그래프와 같은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까지 신규인력수요 대비 공급차 분석결과 년제 대학2020 (4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요

총인력규모 전망치 13,095 13,907 14,769 15,685 16,657 17,689

총채용인원수 전망치 12,679 13,095 13,907 14,769 15,685 16,657

공급

공급인원 전망치 년제대학(4 ) 4,340 4,327 4,314 4,301 4,288 4,275

공급인원 정망치 전문대학( )* 3,802 3,406 3,052 2,735 2,450 2,195

수급차

채용인원 대비 공급인원 추정치 8,339 8,756 9,567 10,430 11,345 12,317

채용인원 대비 공급인원 추정치
전문대학 포함( )

4,537 4,954 5,766 6,628 7,543 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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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차 전망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년 이후 신규인력수요는 점, 2015

차 증가하고 신규인력공급은 미약한 감소추세를 보여 인력시장에서의 공급 부

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을 통하여.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4

제 대학 졸업생수 전망치와 전문대학 졸업생 수 전망치를 합하여 분석한 결

과 신규인력공급 추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으며 신규인력수요와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인 수급차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

년까지 신규인력수요 대비 공급차 분석 년제 대학 전문대학2020 (4 + )

예측치를 통한 인력수급갭 분석결과 모형3) ( 3)

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인력수요 분석 예측치를 통하여 인력수급갭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산업의 성장 전망 디자이너 인력 수 디자이너 분야 투자비, ,

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디자인산업에 대한.

조사자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디자인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갭 분석작업

이 예측치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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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 성장 전망 분석�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 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에서는 년 조사2013 2011

내용인 년 디자인산업규모와 디자인 인력 그리고 디자인 경제적 가치를2010 ,

년의 동일 조사내용과 아래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2013 (p. 14).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디자인 경제적 가치는 년 대비2010 8,419,265

년 로 보고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산업 구분이 상이하고 산2012 69,467,648 ,

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시점의 데이터로부터 예측결과 도출은 어려운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년 산업디자인 조사에 나타난 년 산업별 디자인 경제적 가치20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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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산업디자인 조사에 나타난 년 분야별 디자인 경제적 가치2013 2012

또한 년 산업디자인 조사에서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2009

부재하였다 향후 년의 산업디자인 조사내용과 방식을 유지하여 연도별. 2013

조사를 진행함으로서 디자인산업 분야의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산

출할 필요가 있다 시점 이상의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디자인분. 3

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취업계수 분석결과�

취업계수 디자이너수 디자인분야투자비 십억원 단위= / ( )

기업별 디자이너수를 집계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십억원 단위의 디자인분야

투자비로 나누어준다.

취업계수 시계열자료 확보에 따라 추세분석법 활용할 수 있다.

추세분석법으로는 회귀분석을 활용, R2 값과 유의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활용한다.

취업자전망 분석결과�

취업자수 산업전망 결과치 취업계수 전망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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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산출된 산업전망 결과치와 단계에서 산출된 취업계수를 곱하여1 2

취업자수를 전망하게 되며 이를 디자인산업분야의 인력수요로 확정한다, .

인력공급 전망인력공급 전망인력공급 전망인력공급 전망 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인력공급 전망은 년제 대학과 전문대학4

을 중심으로 인력공급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졌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추정 결과�

졸업생 추정치 재학생수 졸업률 졸업생수= ( X ) +

평균졸업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수평활법 활용할 수 있다.

신규인력공급전망 결과�

졸업생수 전망치 경제활동참여율X

경제활동참여율은 취업률로 대체할 수 있다.

세그먼트별 신규인력공급전망 결과�

디자인산업분야의 경우 데이터 간 세그먼트 구분이 일치하지 않아 세부분야,

영역별 분석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산업분야의 경우 학력 및 직능 수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인력의,

구분에 따른 분석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디자인 진흥원 자료를 인력수급갭 분석에 활용한 결

과 유의미한 예측모형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연도 간 자료가 일관된 조사, .

도구에 의해 수집된 것이 아니여서 예측이 가능할 만큼의 시계열성이 확보되

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기업별로 무응답 문항이 많거나 혹은 유의미,

한 응답값이 부족하여 의미있는 분석처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된 모형 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된 모형에 따라 디3 .

자인진흥원에서 요약 발표된 자료들 웹상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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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료에 따라 수정된 디자인산업 분야 인력수급갭 분석모형�

디자인산업성장추정디자인산업성장추정디자인산업성장추정디자인산업성장추정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디자인산업규
모

억원62000 억원68000 억원52000 억원70900 억원137353

일반업체 디
자인투자

조원5.4 조원5.9 억원33,476 억원43,687 억원100,568

디자인전문회
사 매출액

억원7,815 억원8,848
억원16,613 억원19,596 억원24,992

억원(13,080 ) 억원(17,027 )

공공부문 디
자인투자

- 억원665.9 억원2,230 억원3,422 억원3,6304

디자이너 고용
규모

명102000 명94000 명54000 명122996 명275464

출처
2012.1.4.
보도자료

2012.1.4.
보도자료

2012.1.4.
보도자료

2012.1.4.
보도자료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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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산업규모①

까지 년 단위 디자인 산업규모 총액으로 추세선 도출하였다2004~2012 2 .

선형으로 추정할 경우a.    (R2=.512)

다항 추세로 추정할 경우b.      (R2=.889)

이 경우 설명력이 높은 차항 추정식을 선택한다2 .

디자이너 고용 규모②

까지 년 단위 디자이너 고용규모로 추세선 도출하였다2004~2012 2 .

선형으로 추정할 경우a.    (R2=.486)

다항 추세로 추정할 경우b.      (R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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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설명력이 높은 차항 추정식을 선택할 수 있다2 .

년 년 산업규모와 디자이너 고용규모를 선택한 추정식에 따라 예측2014 , 2016

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취업계수 산출취업계수 산출취업계수 산출취업계수 산출 여전히 부가가치액에 대한 일관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취업계수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라도 다년간 축적되.

어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겠으나 이 정보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취업 계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 대체방안으로는 취업자 수와 관련 산업규모 지표를 이용하여 유사한

계수를 추정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년 통계조사 자료의 산업규모 관련 지표 모든 값은 로2011, 2013, 2014 (

그 변환하였음 와 디자인 부서 총 직원 수 간의 상관계수 값은 다음과 같다) .

회귀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추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며 통계적으로 이상이 되어야 유의미하지만 현재 종속변수와의.80

상관이 모두 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회귀분석을 수행해도 설명력이 충분하.70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 산업규모 관련 지표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 인력수요,

추정식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두 설명계수. (R2 가 이하로 추정에) .70

년2011 년2013 년2014

년 총 매출액2010
(n=624)

.549
년 총 매출액2012

(n=659)
.488

년 총 매출액2013
(n=625)

.526

년 총 영업이익2010
(n=601)

.347
년 총 영업이익2012

(n=424)
.301

년 총 영업이익2013
(n=557)

.354

년 디자인투자비2010
(n=521)

.383
년 디자인투자비2012

(n=464)
.543

년 디자인투자비2013
(n=625)

.659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디자인산업 규
모
단위 억원( :10 )

6200 6800 5200 7090 13735.3 20203.8 29530.2

디자이너 고용
규모

102,000 94,000 54,000 122,996 275,464 457,421 70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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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년2011 : :

   총매출액 영업이익 디자인투자비
(R2=.663)

년2013 :    총매출액 디자인투자비
(R2=.646)

년2014 :    총매출액  디자인투자비
(R2=.652)

두번째 대체안으로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보고서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정

보를 이용한 대체 추정을 실시하였다.

년도
총 디자이너 고
용규모

총 매출액
단위 억원( :10 )

추정 취업계수
디자이너 고용
추정

최종 수요인력

2004 102,000 6,200

2006 94,000 6,800

2008 54,000 5,200

2010 122,996 7,090

2012 275,464 13,735

2014 20,204 10.89894 220,202 206,778

2016 29,530 11.00510 324,980 224,925

총매출액에 대한 추세선을 도출하여 이를 취업계수 도출위한 방정식으로 이용

하였다.

  총매출액  (R2=.817)

예측한 매출액 규모와 연도별 추정 취업계수를 곱하여 디자이너 고용 추정하

였다 최종수요 인력 추정은 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추정할 수 있다. 2004 .

최종 수요 인력 년 기준 총 디자이너 고용규모 년 디자이너= 2004 + (t+1)

고용 추정 년 디자이너 고용 추정(t)

그러나 년 단위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예측이라고 하기 어렵고 보고서에 포2

함된 요약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각 기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

하지 못하므로 예측이 정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86

분석모형 활용 지침1.

대체수요 산출 문제대체수요 산출 문제대체수요 산출 문제대체수요 산출 문제 디자인산업분야는 대체수요를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

재하며 다른 시장과 동일한 실업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는 기업체에서 종사.

하던 디자이너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보다는 프리랜서 혹은 독립적

디자이너 기업체로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에 유효한 노동력으로 시장에 잠재적

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체수요를 모형에 포함하여 수급차를 산.

정하기보다는 신규수요와 공급 중심의 분석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력 및 직능 구분 문제학력 및 직능 구분 문제학력 및 직능 구분 문제학력 및 직능 구분 문제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는 인력수급차 전망을 통하여

분야에 존재하는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배출되는 인력의 학력 및 직능 수준,

과 수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직능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게 된다 디자인산업 분야는 현재 학력이나 직능 혹은 직무에 대한 구분이. ,

모호할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의 속성상 타분야와 동일한 인력구분은 어렵겠,

지만 인력을 디자인산업 분야에 배치함에 있어 적절한 기능적 구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분야 인력수급갭 분석을 위한 추가 변수2.

기업별 구분이 가능한기업별 구분이 가능한기업별 구분이 가능한기업별 구분이 가능한 IDIDIDID 디자인전문기업별 코드를 관리하여 데이터 간 연결성

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고유한 번호보다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체수요 산출을 위한 조사대체수요 산출을 위한 조사대체수요 산출을 위한 조사대체수요 산출을 위한 조사 디자인산업분야에 적합한 대체수요 산출방법을 모

색하기 위해서는 대체수요를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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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가해야 한다.

학력 및 직능 수준에 따른 분류학력 및 직능 수준에 따른 분류학력 및 직능 수준에 따른 분류학력 및 직능 수준에 따른 분류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있어 디자이너의 학력

및 직능 혹은 역량 수준과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문항이 요구된다 적, .

어도 최근 취업한 인력들의 학력수준 파악 기업이 요구하는 직능 수준에 대,

한 파악을 다년간 실시함으로써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국내 디자인산업 분야

의 인력 구분에 있어 체계성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성적 분석에 따른 인력수급갭 분석절차 개선방향3.

KEY NOTE. 디자인산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이론적 배경을 통

하여 살펴보았으며 정성적인 분석내용들이 도출되었다 디자인산업분야의 전.

망과 성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나 디자인분야가 현재 타 산업,

에 직접적인 수익구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이며 전문인력의 양성과 공

급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인력수급.

갭 분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성공적 정책이 수립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 디자인 관광 정보통신을 묶어서 주요 산업으로 분류하였던 과거 정책1. , , ,

은 지속적으로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데이터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향후 디자인 분야를 타분야와 분리하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사소통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디자인분야는 권역별 인력수급과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체계적인2. ,

권역구분을 확정하고 인력부족 혹은 과잉 인력양성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파( ),

악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로 인력양성과 재교육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3.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매체 등 최근 활발한 디자인 활용분야에 대해 정4. IT, , ,

량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들 분야에서의 인력활용,

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적정한 교육내용 역량수준 임금수준 등을 파악 전, , ,

문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88

융복합적 첨단산업을 견인하기에 적절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5.

인 교육체계와 커리큘럼 개발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 새로운 디자이너의 역할에 부합하는 디자인6. ,

역량 개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전 산업통산자원부 기준에 따라 인력수 매출액 등을 통해 분류한 기준을7. ,

바탕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표집 자체에

편의가 존재하게 된다 전문기업을 디자인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정의하고 활.

용기업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인력양성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인산업의 세부산업별 특수성과 기존의8.

학과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의 학과체계 및 교육내용이.

디자인산업의 변화 추이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 분야의 성장추이에서는 년 년 년 등과 같이9. 2005 , 2009 , 2012

인력수급의 극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가져온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게 된 환경적 정책적 이유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산업의 세부분야 구분이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고 정착10.

될 필요가 있다.



89

Aleksynska, M. & Tritah, A. (2013). Occupation education mismatch of

immigrant workers in Europe: Context and policie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6, 229 244.

Archambault, R. (1999). New COPS Occupational Projection

Methodology.

Ghignoni, E. & Verashchagina, A. (2014). Educational qualifications

mismatch in Europe. Is it demand or supply drive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2, 670 692.

Harvey, E. & Murthy, K.(1988), Forecasting manpower demand and

supply: A model for the accounting profession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4, 551-562.

Ho, P. (2010). Forecasting Construction Manpower Demand by Gray

Model. J. Constr. Eng. Manage., 136(12), 1299 1305.

Ho, P. (2012). Comparison of the Grey Model and the Box Jenkins

Model in forecasting manpower in the UK construction industry. In:

Smith, S.D (Ed.), Proceedings 28th Annual ARCOM Conference, 3-5

September 2012, Edinburgh, UK. Association of Researchers in

Construction Management, 369 379.

IBM Corp. IBM SPSS Forecasting 22.

Lee, S. (2010). A study on design industry development model of

Korea in 2010.

McGuinness, S. & Sloane, P. (2011). Labour market mismatch among

UK graduates: An analysis using REFLEX data.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30, 130 145.

Sotamaa, Y. (2009). Convergence of Design Education: Evolution of

Finnish Innovation Policies.

Wong, M. (2006). Forecasting manpower dema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Hong Kong,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90

권우현 박명수 이시균 김준영 전주용 박세정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 , , , (2012).

한국고용정보원2011~2020, .

권태희 김영세 김문길 의료산업의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2011). . .

김규현 디지털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 연구(2014).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4).

김정우 외 디자인 분야 요구분석 결과 종합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 . .

박광철 조경섭 부산광역시 대전략산업과 디자인산업의 디자인경영에, (2011). 10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교육저널. , 30(4).

박재민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미국 모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2002). - BLS ,

책, 135, 128-150.

박재민 박명수 전주용 과학기술인력 수급모형 현황 및 개선방안 과, , (2004). : ,

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박천수 이상돈 김미란 새로운 인력수급 전망모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 , (2006). ,

발원.

백필규 김선우 표한형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실태분석 및 지원, , (2010).

정책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변순천 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발전방향 한국과(2013). ,

학기술기획평가원.

삼성경제연구소 디자인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경제포커스(2007). , SERI , 125.

손수정 창조경제 관점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전망 과학기술정책(2013). , ,

193, 72-88.

송지성 최성호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3). . ,

19(4).

안전행정부 경기도 디자인산업 종합발전계획(2012).

이귀현 디자인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산업경제(2013). , KIET ,

한국고용정보원182, 93-96, .

이명환 외 콘텐츠산업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조(2010).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성식 이재환 우흥룡 정석길 박영순 문찬, , , , , (2003). A Study on Design

한국디자인학회Industry Development Model of Korea in 2010, 2003

년도 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이순종 외 디자인대학 혁신 추진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2011). ,

연구센터.



91

장창원 외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2009).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직업과 인력개(2005). ,

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보통신부 전문인력 수급전망 방법론에 관한 연구(2004). IT .

정상혁 의사인력 수급추계 방법론 비교(1988). .

정향진 디자인 전문인력 수요 전망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1). , .

최소현 정혜욱 디자인산업의 미디어 생태 변화와 실무 사례 한국영상, (2011). .

학회 논문집, 9(4).

최해옥 디자인산업의 지식네트워크 분석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산업의(2011). :

형성과정 문화정책논총. , 25(2).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2007). 2006~2012.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 미스매치 분석 및 전망(2012). : 2011-2020.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문회사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연구(2010).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2011). 2011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인력양성사업 혁신 전략 보고서(2011). KIDP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양성사업 내외부환경분석(2011). KIDP .

한국디자인진흥원 실무디자이너 교육과정 개발전략 프로젝트 연구(2011).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통계조사(2013). 2013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통계조사(2013). 2013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최(2013). SC

종보고서.



92

고용노동부 디자이너 현황 관련 자료1.

현도별 분기별 현원/

현도별 분기별 구인인원/

현도별 분기별 채용인원/

현도별 분기별 미채용인원/

현도별 분기별 부족인원/

현도별 분기별 채용계획인원/

현도별 분기별 인원부족률/



93

현도별 분기별 직능수준에 다른 미충원인원수/



94

대학알리미 디자인학과 관련 자료2.

대학별 디자인분야 재학생 재적학생 졸업생 수 및 학과수 전국 년제대2012, 2013, 2014 / / ( , 4 )



95



96



97

디자인학과 전국 전문대학( , )



98



99

디자인 분야 제외 학과 전국 전문대학( , )

디자인 학과수 대비 제외학과 전국 전문대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