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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삶의 질에 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여가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활동 증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개인의 활동 증가는 소비 지출 규모를 증가시켜 련 산업의 성

장을 유도하여 궁극 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다. 

기존  통계의 주요 내용들은 객수와 체제일수 등의 규모에 을 

맞추어 왔고  서비스나 재화에 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 역시 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을 맞추어 

규모 행사나 지역 축제 등의 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하 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객이 왔느냐가 아니라 찾아온 객이 얼

마나 많은  서비스나 재화를 소비하 느냐라는 이기 때문에 단순히 객 규

모가 지역 산업의 규모를 변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북도의 경우 새만  방조제 개통과 더불어 규모 용지 개발이 이루어

질 정으로 라북도로 찾아오는 객 규모는 늘어날 것이며 이는 라북도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을 해 볼 수 있지만, 그 규모에 한 실증

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의 라북도 산업의 규모와 

기여도를 정확하게 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한 기본 자료를 구

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민계정을 확장한 성계정 작성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지역 성계정 작성을 1차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작

성된 지역 성계정을 통해 국 16개 시도별 산업의 비 과 비교하여 라

북도 산업의 규모와 기여도를 악하는 것을 2차 목 으로 한다. 

지역 성계정은 한국문화 연구원의 2008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와 

한국은행의 2005년도 지역간산업연 표를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 규모는 913,494백만원으로 국 국내 소

비 규모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라북도  

GRDP는 575,945백만원으로 16개 시도  GRDP의 총합인 12,144,220백만원의 



4.74%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측면에서 보면 라북도에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음식 숙박업

(19.25%)과 운수 보 업(18,89%)이며, 핵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도소매업, 음

식 숙박업, 운수 보 업, 사회 기타서비스업은 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산

업에 비해 높으며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 산업이 라북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2%

로 16개 시도 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화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규모 측면에서 보면, 9 로 간 정도에 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라북도 산업의 수요와 공 에 한 분석을 산업 측면에서 시도

하 고 국내 객이 라북도에서 행하는 행 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 등

의 경제  효과를 계산하 다는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자료 수집 등

의 한계로 인해 정부의  분야 지출,  고정자본 형성을 포함한 수요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한계로 인해 실질 으로  부가

가치가 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객의 행 에만 

을 맞추어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 제주와 같이 국제 의 비 이 높

은 지역의 경우  부가가치가 게 계산되어 상 으로 라북도의 산업 기

여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지역 성계정은 아직 미완성단계이고 향후 이를 보

완하는 작업이 지속 으로 이루어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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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의 질에 한 욕

구를 가지게 되었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시간이 늘어

나게 됨 

╺ 이는 개인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 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됨

╺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 속에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외의 다른 지

역을 방문함으로써 업무로부터의 일탈  낯선 곳을 보면서 느끼는 희열감

을 갖게 해 주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음

○ 개인의 활동 증가는 소비 지출 규모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고 이는 곧 

련 산업의 생산활동을 성장시키는 부가 인 효과를 가져다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역 내 련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재화의 수요 증가는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증 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 라북도의 경우 새만  방조제 개통과 함께 새만  내부에 2,500ha라는 거

한 용지 개발이 이루어질 정으로 향후 산업이 상당한 규모의 부

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상됨

╺ 기존의 라북도의 경우 주의 한옥마을, 무주리조트, 정읍 내장산 등 수려

한 자연환경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각 인 활동이 부분이

기 때문에  련 산업의 재화 수요 증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음

╺ 새만  용지 개발을 심으로 소극 인 활동에서 극 인 체험형 

활동으로 환될 경우 련 산업의 재화 수요가 증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 효과에 그 로 용될 것임

○ 하지만 이 게 라북도내 객의 활동  소비활동은 지역내 생산활

동  경제활동의 변화(고용, 소득, 지방정부 재정)등에 향을 다는 사실에 

해 심증 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어느 정도

가 되는지에 한 분석은 재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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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 연구원이 우리나라 산업을 상으로 국 GDP 비 

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거나, 강원발 연구원에서 강원도 산업

의 규모를 추정한 경우는 있지만, 라북도 자체 산업의 규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사례는 없음

○ 라북도 차원에서 산업의 실을 제 로 악하고 명확한 비 과 략

을 제시하기 해서는 라북도 산업의 기여도를 먼  조사해야 함

○ 의 지역 경제 기여도에 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상품의 수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의 특성상 수요 측면 즉 객 수, 수지 쪽으로 이 맞춰 이루

어지는 경제행이이기 때문에  련 재화에 한 공  측면의 자료가 자

세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실임

╺ 의 공 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해서는 의 수요에 한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객실태조사 자료와 의 공 에 한 자

료로서 국민계정 혹은 지역계정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된 계정이 추가로 필

요함

○ 재 한국은행의 지역계정 련 통계에서는 산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 통계는 주로 객 수  소비활동에 한 자료로 이들 

활동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자료가 없음

○ 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  경제주체(개인, 기업, 지방정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는 국민계정을 확장한 성계정을 라북도를 심

으로 구축해야 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들의 성계정 작성에 한 표 지침을 지역 단

에 용하여 라북도 성계정을 작성하는 것을 주 목 으로 함

○ 다만, 라북도의 재 객의 특성상 국외 객의 비 이 극히 낮고 

부분 국내 객이라는 에서 내국인 국내 활동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

는 데 을 맞춰 작성하고자 함

╺ 한국문화 연구원에서 2005년 수행했던 한국 성계정의 경우 지역별

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내국인  활동을 구분하여 계정

을 작성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라북도  활동 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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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 를 축소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 국내 객의 활동에 의한 성계정 

작성하고자 함

○ 라북도 성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시 에서의 라북도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1차 인 목 을 둠 

○ 항후 연차별 성계정을 작성하여 연차별로 산업별 산업의 비 을 

측정하여 라북도내 활동 요소별로 산업에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향을 

주고 변화하는지에 한 분석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2차 인 목

으로 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지역 성계정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라북도에

서 국내여행객에 의한 민간소비지출에 따라 라북도 산업에 어떠한 향을 

미쳤으며, 이  산업으로 말할 수 있는 역이 라북도 산업에서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경제  효과 분석을 수행함

○ 아울러 타 지역간 산업과 비교하여 라북도 산업의 규모와 요도

를 가늠해

1) 전라북도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

○ 지역 성계정은 객의 소비지출  지역의 산업의 재화의 공  

수요 흐름을 구체 으로 알 수 있는 2차 인 자료의 성격이 강함

○ 한 지역 성이 정기 으로 장기간 작성되어 DB화될 경우, 라북도 

산업의 변동 분석과 측 그리고 정책시뮬 이션이 가능해진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성계정의 작성 과정에 한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라북도 지역 성계정 작성에 합한 방법을 찾아내어 작성함

2)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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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성계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객의 소비지출에 따른 재화 수요와 

이를 공 하기 한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액과 산업 고용인 추정임

○ 지역 성계정을 정기 으로 작성하여 DB화할 경우 여러 종류의 경제  

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단계에서는 을 통해 발생되는 부가가

치와 고용 등을 단순 경제분석할 수 밖에 없음

3) 타지역간 관광산업 비교 분석

○ 라북도내 산업에서 이 차지하는 비 을 단순 분석할 경우, 그 비 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 16개 시도의 산업 비 과 

비교하여 라북도내 산업의 상을 악함

○ 27개의 산업군에서 산업의 비 에 한 LQ분석을 통해 라북도 산업별 

 특화 정도를 악함

○ 이를 통해 라북도의 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취약하거나 

강 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밝 내고 라북도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8단계로 구분되어 수행함

○ 첫 번째 단계는 성계정의 개념 정립 단계로 이 과정에서는 성계

정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산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한 검토가 

이루어짐

╺ 성계정의 개념에 앞서 국민계정과 성계정에 한 이론 인 검토를 

수행하 고 성계정 의 하나인 성계정을 작성하기 해 산업에서 

산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한 기존 문헌 고찰이 이루어짐

○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성계정을 작성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각각의 사

례별로 작성 방법에 해 검토하고 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작성방법을 찾아

내는 과정을 거침

╺ 부분의 사례가 국가 단 의 성계정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

역 성계정을 작성한 사례를 심으로 작성방법에 한 검토가 이루어

짐

╺ 국가 단 의 성계정과 지역 성계정의 차이는 산업의 국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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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입 황과 정부의 산업에 한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 성계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개략 으로 계산하거나 생략된 경우

가 있음

╺ 실제로 본 연구에서 국가 단 의 성계정 작성 원칙을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의 지출 규모를 악하기 해서는 앙정부, 지방정부별

로 규모를 측정하여 합산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지출규모를 일일이 악

하기에는 힘듬.

╺ 뿐만 아니라 산업의 수출입 규모를 측정하기 한 1차 자료로 국내 

객의 해외  규모와 해외 객의 국내  규모를 악해야 하는

데, 이는 국가 단 에서는 계산하기가 쉬우나 지역 차원에서는 악하기가 

힘듬

○ 세 번째는 본격 으로 라북도 성계정을 작성하는 단계로서, 재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작성 원칙을 설정함

╺ 국내인의 국내  소비에 따른 산업에 을 맞추어 작성 원칙을 설

정함

○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성계정을 작성하기 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고 성계정을 작성하는 단계로 소비지출 부문의 자료를 얻기 해 

한국문화 연구원의 2008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 고, 산

업 공  측면의 자료를 가공하기 해 한국은행에서 2009년도에 작성된 2005

년도 지역간산업연 표를 활용함

○ 여섯 번째는 작성된 지역 성계정을 이용하여 라북도내 객의 소

비 지출 규모에 따라 라북도의 산업별 총 부가가치 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악함

○ 마지막 단계는 16개 시도별 산업의 체산업 비 비율을 계산하여 라

북도의 산업이 국 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를 가름하고 LQ

지수를 용하여 산업별 특화정도를 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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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 흐름도



제 장

관광위성계정의 의미

제1 절  국민계정

제2 절  위성계정

제3 절  관광산업

제4 절  관광위성계정

제5 절  지역관광위성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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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광위성계정의 의미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성계정을 작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기 때문

에 지역 성계정이란 무엇인가에 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 하지만 지역 성계정은 ‘계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계정에서 

시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 성계정의 상  개념들에 해 먼  

악하면서 순차 으로 지역 성계정까지 개념을 살펴보고자 함

<그림 6> 계정간 관계도

제1절 국민계정

1. 개념 및 구성

○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계정양식에 맞추어 종합 으로 기록한 국민경

제의 자산  부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임

○ 국민계정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실물자산과 노동이 결합되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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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통계작성 상기간)  얼마만큼의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었으며, 그 

생산된 재화와 용역은 어떻게 소비되고, 어떤 생산자산에 투자되는가를 보여

주기 한 것을 목 으로 함

<그림 7>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 표’, ‘자 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

차 조표’ 등 기존의 5  국민경제통계를 상호 연결하여 체계 으로 편제

한 종합계정임

╺ ‘국민소득통계’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처분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 역할을 담

당함

╺ ‘산업연 표’는 특정상품을 생산하기 하여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하

여 얼마나 투입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로서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 

역할을 담당함

╺ ‘자 순환표’는 자 의 흐름을 실물과 융의 양 측면에서 기록한 자료로서 

국민경제의 흐름표 역할을 담당함

╺ ‘국제수지표’는 국민경제와 국외경제가 거래한 실물  자 의 수취와 지

내역을 기록한 자료로서 국민계정의 외화수지계산서 역할을 담당함

╺ ‘국민 차 조표’는 스톡계정(일정시 에서의 경제상태를 악하여 기록한 

계정)으로서 일정시 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실물자산과 

융자산  융부채등을 T자 계정 양식에 맞추어 국민경제의 자산  부채

상황을 모두 기록한 국민경제의 차 조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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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분배→지출→생산 등의 순환과정을 여러 

계정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어 실물과 자 의 흐름을 유기 으로 악할 수 

있도록 함

╺ 재화와 서비스의 공 과 처분내역 : 생산계정

╺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역 : 소득계정

╺ 자본의 조달과 축 내역 : 자본계정  융계정 

╺ 국외와의 거래내역 : 국외거래계정

1)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는 기계나 건물과 같은 지 자산에 생산요소를 투입

하여 생산하고 이를 자본재, 간재 는 소비재로 처분하는 과정을 나타냄

<그림 8>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과정

○ 자본재는 생산재가 기계나 건물과 같이 기 자산으로 사용할 목 으로 구입

하는 재화이며, 간재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

할 목 으로 구입하는 재화로 이 두 경우는 다시 다른 생산활동으로 투입

됨

○ 소비재는 가계나 정부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와 수출되는 재화와 서비스

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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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산업연 표를 통해 알 수 있음

2) 소득의 분배와 처분

○ 이 과정에서는 경제의 주체는 가계, 생산자(기업), 정부로 구성됨

○ 가계가 얻는 소득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생산자에게 제공한 

가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분에 한 보수와 정부가 가계에 지원하는 액으로 

이루어짐

○ 가계는 얻은 소득  일부는 생산자에게 소비재에 한 가를 지출하고 정부

에게는 경상세 명목으로 세 을 냄

○ 생산자가 얻는 소득은 가계와 정부로부터 소비재에 한 가와 정부로부터

의 기업 지원 으로 이루어짐

○ 생산자는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가를 가계에 지불하고 정부에게는 

생산세 명목으로 세 을 냄

○ 정부가 얻는 소득은 가계와 생산자로부터 걷어들이는 세 이며, 이  일부

는 지원 과 소비재 지출로 나감

○ 이러한 과정은 산업연 표의 일부와 소득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9> 소득의 분배와 처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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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의 조달과 축적

○ 이 과정 역시 경제의 주체는 가계, 생산자(기업), 정부로 구성됨

○ 가계는 소득의 일부를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은행   채권 등의 

융자산 형태로 운 하며 이 비용은 정부와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이용됨

○ 정부는 행정목 을 달성하기 한 사업을 한 자본 조달은 정부 자체의 

축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자 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함

○ 기업은 지  자산의 확충등으로 자본 축 을 하며 이를 한 자본조달은 자

신들의 자산에 한 감가상각비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자 은 은행이나 자본

시장을 통해 조달함

제2절 위성계정

1. 개념

○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과 환경 같은 특정 측면들의 범주와 개념이 정확히 

용되어 반 되고 있지 않는 한계 이 있음. 이에 국민계정의 심체계에 

추가  는 상이한 측면들을 반 해야 할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  혹은 

안 인 범주와 개념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강조됨(한국은행, 1997).

○ 이에 특정의 심분야에 해 심체계에 과도한 부담이나 혼란을 주지 않으

면서 신축 인 방법으로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 할 필요에 의하여 성

계정 는 성체계가 개발됨 

○ 즉 성계정은 국민계정의 심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심체계를 통해 통합

된 경제통계의 주요부분과 연계될 수 있으며, 특정분야  주제에 특성화 되

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주제에 특화된 정보체계와 연계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성계정 개발의 표 인 사례로 환경계정이 있음1)

╺ 환경계정은 1993년 UN이 경제활동과 환경간의 상호 계를 체계 으로 분석

하기 하여 국민계정의 부속계정형태로 새로 도입한환경, 경제 통합계정

(SEEA : the System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2005 인용



- 16 -

Accounting)을 말함

╺ 환경계정은 1993년에 UN이 경제활동과 환경간의 상호 계를 체계 으로 분

석하기 하여 국민계정의 성계정(satellite account) 형태로 새로 도입한 

계정으로 기존 국민계정의 편제 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자산에만 국

한되어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  비용을 반 하지 못

하는 한계를 보완해 주기 한 것임

╺ 환경계정은 경제활동과정에서 래된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감모 등 환경손

실을 화폐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의 하나인 국내순생산

(NDP)에서 차감하여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 : EDP)”을 추계하게 되는데 이를 일명 ‘Green GDP’라

고 함

╺ 이 통계는 환경보  없이는 지속 인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른바지

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에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 운 하는 데 필수 인 자료임

╺ ‘Green GDP’는 경제성장을 자본의 투입과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성장

활동을 함으로써 소모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복구하는 비용을 GDP계정에 

반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 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됨. 즉, 석탄, 가스 등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만을 계산에 집어넣고 삼림, 수자원, 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  가치

를 분석해 그 피해액을 ‘Green GDP’의 산출에 반 시킴

╺ 199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이 처음으로 ‘Green GDP’를 발표하

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과 환경부를 심으로 환경계정의 편제방법론에 

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작성하기 한 기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실화되지 못하 음 

╺ 한국은행의 경우 환경계정 편제를 한 비작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환

경오염방지지출(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 PAC) 통계를 매년 편제

하고 있음 

2. 유형

○ 성계정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국민계정의 개념을 보완하는 요소를 도입하여 체계를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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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임

╺ 특정 분야의 계정을 심체계에 그 로 도입하는 것이 힘들거나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작성되는 사례로 용되는 분야는 교육, , 환경등임

╺ 본 연구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성계정은 이 유형에 속함

○ 두 번째 유형은 국민계정체계의 개념과는 체되는 개념을 기 로 하여 생산

범 나 소비  고정자본, 자산범  등의 개념을 확 하는 식의 새로운 시도

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유형임

제3절 관광산업

○ 성계정의 종류는 국민계정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분야로 확장할 수 있

고, 그  하나는 성계정임

○ 성계정의 개념을 고찰하기에 앞서 왜 산업이 성계정으로 설명되

어야 하는가에 한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산업이 통계청 기 의 한국표 산업분류상에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

며,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설명가능한 산업이지만, 모든 

산업을 포 할 수 있는 상징 인 의미의 산업이기 때문에 지 까지의 국민계

정으로는 산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음

○ 따라서 은 무엇이고 산업이 이론 으로 어떠한 성격의 산업이며, 어

떻게 분류가 될 있는가에 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함

1. 관광의 정의

1) 세계관광기구의 관광정의

○ 세계 기구(WTO)는 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일상생활권을 떠나 여

가, 업무, 기타의 목 으로 여행을 하거나 머무르는 사람의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함

○ 객의 주체와 상지가 어디냐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민국내  : 내국인이 자국을 여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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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국내  : 비거주자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 국민해외  : 해외에서 여행하는 내국인에 의한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관광정의

○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을 “ 객이 하는 활동 그리고 이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인간활동”이라고 포 으로 정의함

3) 관광객 정의

○ WTO와 OECD는 객(여행자)을 방문객(숙박 객과 당일 객)과 기타

여행자로 구분함

╺ 방문객은 자신의 통상거주지가 아닌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고 주된 목 이 

유상취업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을 말함

╺ 숙박 객은 방문지에서 24시간 이상 체재하는 사람이며, 당일 객은 방

문지에서 24시간 미만 체재하는 사람임

2. 관광산업의 개념 및 특성

○ 산업은 국민계정체계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산업이 분류되어 있

지 않고 소비자의 소비시 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즉, 산업은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서

비스의 생산과정과 달경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에서 제공되는 제

와  서비스 가운데 객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  서비스만이 산업

에 포함됨

○ 따라서 산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산업에서 발생되는 재화  서비스의 규모는 객 수요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에 수요와 생산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객수에 의해 산업의 

생산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은 최종수요형산업으로 생산물을 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은 거

의 없고 부분 최종수요로 소비됨

╺ 서비스는 생산요소들이 수요에 따라 가변 으로 조합되어 생산되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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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관광관련산업

경제 인 생산요소(문화, 경 )의 투입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작용함

UN 무역개발회의(UNCTAD)의 산업 정의

○ 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외래방문객  국내여행자들에 의

해 소비되는 산업  산업 인 활동의 총합”으로 규정함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원회(ESCAP)의 산업 정의

○ 산업은 “ 객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이라고 폭넓게 

정의함

3. 관광산업의 분류

1) 국내 관광산업 분류

○ 재 국내에서는 공식 으로 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분류하는 체계를 명

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유엔의 국제표 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권고안과 세계 기구가 유

엔통계 원회와 공동 작성한 활동 국제표 분류를 근거로 하여 한국표

산업분류 체계내에서 산업에 한 특수분류를 따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표 산업분류의 산업에 한 특수분류에 기 한 련사업은 다

음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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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의 분류체계 외에 진흥법상에서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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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관광산업 분류

○ 해외에서 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한 내용은 UN에서 권고한 국제표 산업

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와 세계 기구

(WTO)의 산업 분류기 과 상품 분류기 이 있음

UN의 국제표 산업분류

╺ 핵심산업

╺ 단일용도내구재

╺ 기타 산업

╺ 기타산업

WTO의 산업분류

╺ 산업

╺ 련산업

╺ 주변산업

 

제4절 관광위성계정

1. 개념

○ 산업의 특성상 활동으로 인한 경제  결과가 이미 국민계정에 포함

되어 있지만 타산업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자체 계정과목을 갖지 못해 

국민계정을 통해 산업이 주는 경제  향  기여도를 측정하기는 힘들

기 때문에 국민계정의 부속계정 형식으로 작성됨 

○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TTC(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등은 다음과 같이 성계정을 정의하고 있음 

╺ WTO : 성계정은 분야 반에 걸친 경제  크기에 한 수요와 

공 측면의 정보를 제공. 이를 해 반에 해 논리 이고 일 된 방

법으로 작성되는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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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 성계정은 의 제 경제  측면에 한 정보를 제공함. 즉 

경제 련 문제해결을 한 정책분석과 산업의 성장  생산성 분

석, 그리고 경제모형 설정 등을 한 기본틀을 제공함

╺ WTTC : 성계정은 여행 과 여행 , 그리고 여행후에 여행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본의 지출 활동에 한 정보를 제공함. 즉 개인, 기

업, 정부, 그리고 외부문 등 경제주체의 여행과 연계된 경제활동을 체계

으로 정리한 표들

○ 성계정의 최종 인 목 은 과 련된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들

을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정리하여 한 에 볼 수 있는 표로 제시하는 것이 

목 이라고 볼 수 있음

○ 성계정은 수요와 공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수요 측면은 객의 소비활동, 정부의 련 투자 그리고 고정자본형

성으로 나  수 있음

╺ 객의 소비활동은 국내인의 국내, 해외 과 외국인의 국내 활동으

로 나  수 잇음

╺ 공  측면은 산업 측면에서  련 고용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재

화  서비스의 규모를 악해야 함

╺ 일반균형체계를 가정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 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가정을 기 로 하고 있음

<그림 10> 관광위성계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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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TO의 관광위성계정 구성2)

1) 관광위성계정표의 구성

○ WTO는 10개의 성계정 구성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구성표가 제시하

고 있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7> WTO의 관광위성계정 구성표

╺ WTO 성계정 구성표  [표-1]부터 [표-4]까지는 소비를 외국인 

국내여행, 국민국내여행, 그리고 내국인 국외여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측면(demand side)에 있어 산업의 경제  규모 악에 

있어 요함 

╺ [표-5]는 생산계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6]은 산업의 수요와 공  

 내국인  외국인의 국내  소비구조를 제시함

╺ [표-7]과 [표-8]는 산업의 생산과 한 련이 있는 의 고용과 고

정자본형성을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표-9]는 앙  지방정부 등 정부부

문의 소비구조를 제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표-10]은 객의 특성을 설명하고 산업 사업체에 한 일

반  내용을 포함하는 통계 일반을 제시하고 있음 

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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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측면의 개념 및 정의

○ 성계정의 기본구조는 경제내에서 상품  서비스의 수요와 공  

사이의 일반론  균형을 기 로 함

○ 객은 활동의 심이 객임으로 무엇이 객이고 가 이를 존

재하게 하는지에 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WTO는 의 수요측면의 개념  정의를 객, 소비, 정부지출, 고정

자본형성 등 4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음 

(1) 객

○ 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객에 한 정의 역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WTO는 객을 방문객(visitors)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

서 방문객이란 “직업  목  이외로 그의 생활거주지를 떠나 타지 는 타국

을 방문하는 자”로 정의함 

○ WTO는 다음의 목 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객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여가․ 락․휴가의 목

╺ - 친구  친지 방문의 목

╺ - 건강  치료의 목

╺ - 종교  목 (  : 성지순례)

╺ - 기타( 수송을 한 항공기 는 선박의 승무원 등)

○ WTO는 국제 객을 통칭 방문객(visitors)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체재시

간에 따라 객(tourists)과 당일 객(excursionist)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방문객(visitors) : 자신의 통상거주지가 아닌 국가를 방문하고 주된 목 이 

유상취업활동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 방문객은 국 이 아닌 통상 거주지를 

기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거주지의 개념은 방문객이 출입국 이 에 

최소한 1년 동안 거주한 국가로 정의됨

╺ 객(tourists) : 에서 정의한 방문객으로서 방문국에서 24시간 이상 체

재하며 그 방문 목 이 휴양․휴가․스포츠․업무․친척 는 친지방문․

견․회의참가․연수․종교활동 등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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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객(excursionist) : 에서 정의한 방문객으로 방문국에서 24시간미만

을 체재하는 자

╺ 비 객 : 국경 통근자(border worker),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 무국

자(stateless person), 장․단기 이주자, 외교 , 군인(member of the armed 

forces), 유랑자(nomad), 망명자 등은 국제 통계에서 제외됨 

(2) 소비

○ 객의 소비는 산업의 경제  향 평가의 핵심이 되며, 소비는 

여행 ㆍ여행 ㆍ여행후 발생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소비지출을 의미함 

○ 소비는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거나 여행을 할 의도를 가

진 사람들과 연 되어 있으나, 상품  서비스의 구매는 객의 일상 생활

권 내에서 주로 발생됨( 를 들어 항공권의 구입 등은 일상 생활권에서 이루

어짐)

○ 그러나 모든 소비가 일상생활권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의 경

제  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소비가 발생한 지리  치가 매우 요

한 역할을 함 

○ 이에 WTO는 소비가 발생한 지리  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소비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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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WTO의 관광소비 분류 

(3) 정부지출

○ 정부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동시에 사회의 모든구성원이나 사회의 특정지역에 달될 수 있음

╺ 서비스의 사용이 부분 수동 이고 모든 개인과 련된 참여활동이나 명확

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 한개인에게 제공된 정부지출이 동일 지역사외 체 는 일부 속에서 다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음. 즉 획득하는데 있어 경

쟁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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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자본형성

○ 고정자본형성은 교통, 숙박. 여가 등과 련된 기반시설로서 존재하기 때

문에 매우 요함 

○ WTO는 고정자본형성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핵심상품을 생산하는 고정자산(Tourism specific produced fixed assets) 

:  재화와 서비슬 생산하기 해 구성된 자산

╺ 비 유형자산의 산업의 투자(Investment by the tourism industries in 

non specific tangible fixed asset) : 호텔 약시스템  세탁소 등 산업

은 아니지만  련있는 산업에 한 투자

╺ 기반시설(infratructure) : 을 진하기 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공항, 도로, 력, 통신 등)

3) 공급측면의 개념 및 정의

○ WTO의 권고안에 따른 의 공 측면의 개념  정의는 상품, 활

동, 산업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품

○ 소비는 가계부문의 최종소비의 범 와 같이 상품  서비스의 모든 소비

를 포함하고 있음

○ WTO의 분류기 에 따른 상품은 ① 핵심상품(characteristic products), 

② 련상품(connected products), ③ 주변상품(non specific products)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핵심상품은 총 14가지로 구분되며, 련상품과 주변상품은 각

각 3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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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9> WTO의 관광상품 분류 

(2) 활동

○ 핵심상품의 생산활동은 핵심상품의 주요 산출물을 생산하는 활동으

로 정의할 수 있음. 핵심활동은 공 자와 소비자 간에 직 인 매와 

구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직 인 이 요한 특징임 

○ 다음과 같은 과 련된 활동은 활동에서 제외됨

╺ 상품의 생산(소매상에 의한 취득  생산자에 의해 방문객에게 직  매되

지 않은 부문)

╺ 소비의 부문이 아닌 비시장 서비스의 생산

╺ 소비의 부문이 아닌 비 재정  자산(건물포함)과 자본재의 매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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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의 핵심활동은 성계정에서 제공하는 공 분석을 나타

내며, 어두운 부분은 소비분석에 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에

서 소비가 핵심 활동의 산출과 같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

<표 10> WTO의 관광공급 및 관광소비 

(3) 산업

○ 산업은 ‘주요 활동이 순수  활동인 사업체는 산업 총계에 포함한

다’ 라는 기본개념에서 주요 생산활동은 총 부가가치가 같은 단  내에서 수

행되는 다른 어떤 생산활동의 부가가치보다 큰 사업에의 활동으로 정의되어

짐

○ 결론 으로 성계정은 산업을 주요 생산활동이 순수  생산활동

인 모든 사업체로 정의됨

○ WTO(1999a)에서는 산업에 한 표 산업분류(Th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Tourism Activities : SICTA)를 산업( 는 경제활동)에 

기 으로, 그리고 상품코드(Tourism Product Code : TPC)를 상품에 

기 으로 분류하고 있음

○ WTO는 산업을 ① 산업(tourism industries) ② 련산업(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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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③ 주변산업(non specific activities)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 WTO는 다음의 표와 같이 성계정의 구성항목의 세부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WTO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자국에 합한 

성계정을 작성하고 있음

∙ 
∙ 
∙ 
∙ 
∙ 
∙ 
∙ 
∙ 
∙ 
∙ 
∙ 
∙ 非
∙ 
∙ 
∙ 

∙ 
∙ 

<표 11 > WTO의 관광위성계정 항목처리

제5절 지역관광위성계정

○ 성계정은 국민경제의 단 에서 한 국가를 심으로 한 의 수요와 

공 을 체계 으로 정리한 표라고 한다면 지역 성계정은 의 지역간 

거래를 구체 으로 정리한 표하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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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개념 자체가 거주지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소비 행 이기 때문에 

의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 공 측면에서도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한 간재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산업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아님

○ 성계정이 국민계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지역 성계정은 지

역간 산업연 표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음

╺ 다만, 지역간 산업연 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  측면에서의 지역간 거래

계에서 산업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악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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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제1절 해외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1.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3)

1) 캐나다

(1) 개요

○ 캐나다는 1984년 정부투자자, 산업 표자, 산업 계자, 정부 원, 학계의 

문가 등이 참여한 캐나다특별 원회(CNTF : Canadian National Task 

Force)를 구성하여 성계정(TSA) 개발에 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 캐나다특별구성 원회(CNTF)는 국민계정과 함께 산업의 경제  효과를 

비교․측정하기 해 캐나다통계청을 심으로 성계정의 필요성을 강

조함

○ 1988년 캐나다 청(CTC)이 2년간 250,000CND＄를 투자하여 문가 

 국가회계 문가를 심으로 성계정개발을 한 작업을 진행하 고, 

이후 1년간의 세부작업기간을 걸쳐 성계정을 개발하여 1991년 오타와

(Ottawa)에서 결과를 발표하 음

○ 재 캐나다 성계정은 청(CTC)에 매년 50,000CND＄ 지원되는 

산을 바탕으로 통계청(STC : Statistic Canada)을 심으로 성계정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는 1996년 이후 2년마다 성계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2002년

에는 세계최 로 지역 성계정(PTSAs)을 개발하여 발표하 으며, 재 

캐나다 청  통계 원회에서는 캐나다 성계정과 WTO의  

TSA-RMF의 비교연구 등 성계정과 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2) 개발방법

3) 한국문화관고아정책연구원,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KTS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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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여행목 지의 거리가 80Km이하일 경우 국내 에서 제외(단 국경

지역간 이동시는 에 포함)하 으며, 외교 ․군사 계자․이민자 등은 

객에서 제외시켰고, ㆍ ㆍ후의 소비지출을 모두 지출로 정의함

○ 캐나다는 성계정 개발을 해 련 개념의 정립과 함께 캐나다 

I/O표를 기 으로 산업을 분류하 으며, 수요  공  조사를 

통해 GDP를 추계하 음

○ 수요와 련하여 청(CTC)에서는 매월 국내국민 을 발표하고 있

으며, WTO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학생의 소비 지출 악은 조사의 어려

움으로 인해 재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캐나다의 부문 정부지출에 한 악은 정부의 소비규모는 추계되고 

있으나, 기반시설(항공, 도로, 기, 고속도로 등) 등과 련한 투자 부문

에 한 추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 과 련하여 여행사  호텔 등에 한 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산업 기업체의 융  회계자료 등을 통해 추가 인 보완이 이루어

짐 

○ 고용의 추계는 각 나라  기 마다 기 이 다양하며, 캐나다의 경우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심으로(근무시간에 따른 기 을 제외시킴) 

고용이 추계하고 있음 

2) 미국

(1) 개요

○ 미국은 1998년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 의해 성계

정(TTSA: Travel and Tourism Satellite Accounts)을 처음으로 발표함(1992년 

기 )

○ 이후 2000년에 1996년과 1997년 기  성계정을 발표하 고, 2004년에는 

2002년을 기  성계정을 개편하여 발표함

○ 미국은 성계정이외에 운송 성계정(TSA: Transportation Satellite 

Accounts)을 1992년과 1996년에 발표한 바 있음 

○ 미국의 성계정은 객의 소비,  재화와 서비스(24가지 유형), 

산업의 산출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4년 발표된 성계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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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발표한 성계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구재 등 다양한 유형

의 구매가 포함되어 추계됨 

(2) 개발방법

○ 미국이 2004년 발표한 성계정은 산업연 표ㆍ국민계정ㆍ산업계정(I-O)

을 근간으로 개발되었으며, 상품의 생산․ 상품의 공 과 소비․

련 수요․ 련 산출물과 부가가치․ 고용 등 5가지 계정표로 구성

됨

╺ 2004년 이 에 발표되었던 성계정은 9개의 계정표(1. 활동의 지

표, 2. 여행과 활동수치 선택구조, 3. 여행과 계정의 상품분류, 4. 

TTSA산업과 상품, 5. 체산업과 산업생산계정, 6. 공 과 소비, 7. 

수요, 8. GDP, 9. 고용)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은 WTO, OECD 등이 권고하고 있는 성계정개발 가이드라인에 따

라 성계정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3) 영국

(1) 개요 

○ 국에서는 2003년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이 실시

한 통계개선사업(Tourism Statistics Improvement Initiative)의 일부로 

성계정개발이 이루어짐 

○ 국은 산업에 한 경제  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한 일환으로 

성계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음 

╺ 총부가가치에 있어 의 기여도

╺ 소비지출규모

╺ 고용과 소득창출에 있어 의 역할

╺ 무역수지에 있어 의 기여

╺ 과 다른 산업과의 계

╺ 활동을 통한 세액규모

╺ 산업의 고정자본규모

╺ 다른나라 산업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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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방법 

○ 성계정은 10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2003년 개발된 국의 

성계정은 고정자본형성과 정부소비지출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 8

개의 표로 구성됨

○ 성계정개발은 과 련된 산업의 소비, 고용 등 의 경제

인 향을 악하기 한 기본 인 틀을 제공하고 있음 

○ 국의 성계정은 수요측면의 근  공 측면의 근 등 2가지 측면

에서 분석이 이루어짐 

○ 성계정개발에 있어 수요측면의 소비액을 측정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자료를 활용함 

╺ Unite Kingdom Tourism Survey(UKTS) : British Home Tourism Survey를 

신하여 198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로, 집으로부터 떠나 24시간동안 

체제한 여행을 포함한 국 거주자들의 활동에 한 조사가 이루어짐 

╺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IPS)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에서 실사하는 조사로 국의 입․출국 승객들로부터 자료획득이 이루어지

며, 직 면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됨 

╺ United Kingdom Day Visits Survey(UKDVS) : 정부국(Government 

Departments)과 기 (agency)에 의해서 공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여름에 처음으로 실행되었으며, 이후 1994년, 1996년, 1998년 등 2년 

단 의 조사가 이루어짐

○ 국의 성계정은 공 측면의 비용 추계의 어려움에 해 언 하고 

있으며, 이를 악하기 한 범 하고 포 인 자료확보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논하고 있음 

4) 필리핀

(1) 개요

○ 필리핀은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산업을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필리핀은 체경제에 있어 산업의 기여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해 통계

청(NSCB: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과 부(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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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Tourism)가 공동으로 필리핀 성계정(PTSA: Philippine 

Tourism Satellite Account)을 개발함

╺ 필리핀 성계정 개발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 으며, 

IAC-DSAT (Inter-Agency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 Satellite 

Account on Tourism)라는 원회를 조직, 이 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

로 성계정개발이 이루어짐

○ 필리핀 성계정(PTSA)은 SNA의 심체계와 연계하여  소비지출을 

악하고, 입국, 체류기간, 숙박유형, 교통수단 등과 같이 의 경제  

향에 한 포 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함 

(2) 개발방법

○ 필리핀은 기존의 산업분류체계인 PSIC(Philippine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의 1,005개 산업 가운데 61개의 산업을 도출하 으며, Philippin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PCPC)의 5,458개의 상품 가운데 153개의 상품

을 도출하 음 

○ 필리핀 성계정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기 자료로 활용됨 

╺ Visitors Sample Survey(VSS) : 필리핀 내․외국인 국내 객의 주요 소비

지출과 체제기간 등을 악  

╺ Study on Regional Travel(SRT) : 내국인 객의 주요 소비지출과 체제기

간 등을 악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MICE) : 비즈니스 

객의 소비지출 등을 악

╺ Census of Philippine Business Industries(CPBI),  Annual Survey of 

Philippine Business Industries(ASPBI) : 부문 총고정자본형성 추계의 기

자료로 활용됨  

╺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FIES) : 필리핀 가계 소득  지출

과 련된 자료로서 내국인 국내  소비지출 추계의 기 자료로 활용됨 

╺ Labor Force Survey(LFS) : 고용추계의 기 자료로 활용됨 

╺ 출입국(A/D) 카드 : 내국인 해외 객수와 국내방문 외래 객수 악의 

기 자료로 활용됨 

╺ Commission of Audit(COA) 연간 회계보고서 : 부문 정부지출과 정부의  

총고정자본형성의 추계시 기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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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Appropriations Act(GAA) : 정부의 소비지출 악의 기 자료로 

활용됨 

╺ 호텔 객실 유율 보고 : 객의 숙박시설이용을 악하는 자료로 활용됨 

╺ Philippine System of National Accounts(PSNA) : 부가가치와 국내 

총생산 추계의 근간이 됨

╺ The Input-Output(IO) : 비 측정의 근간이 됨 

╺ Balance of Payment(BOP) : 비 측정의 보조자료로 활용됨 

○ 의 자료를 바탕으로 필리핀 산업의 부가가치, 국내총생산, 고

용, 총고정자본형성, 부분 정부지출  기타 련통계자료 등으

로 구성된 필리핀 성계정개발이 이루어짐

○ 소비지출은 객소비지출, 정부(공공)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의 합으

로 이루어짐 

╺ 객소비지출은 DOT(Department of Tourism)와 VSS(Visitors Sample 

Survey), SSRTA(Sample Survey of Regional Travelers in Accommodation)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측정됨

╺ 정부소비지출은 COA(Commission on Audit)와 GAA(General 

Appropriations Act)자료를 근거하여 DOT(Department of Tourism)와 

DND(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DECS(Department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 DOF(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부처의 부문 

정부소비지출을 악하여 추계함 

╺ 총고정자본형성은 DOT(Department of Tourism)와 COA(Commission on 

Audit)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 

○ 산업 부가가치는 1994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측정됨

○ 고용은  LFS(Labor Force Survey) 자료를 근거로 교통수단(항공, 육상, 

해상), 크리에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서비스, 호텔 등 련산업의 고

용을 추계함 

○ 이밖에 내국인 객과 외래 객의 출입국 통계  주요 교통수단, 주요 

숙박형태 등에 한 악이 성계정을 통해 이루어짐

5) 호주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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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계정은 국제 으로 의 경제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의  경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요 기본 정보로 인식되어져 왔음

○ 호주에서는 2000년 Australia National Accounts: Tourism Satellite Account 

1997-98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 으며, 이후 2002년 4월에는 2000-01, 2003년 

4월에는 2001-02를 추가 으로 발표하 으며, 2004년 5월 2002-03 TSA를 발

표하는 등 지속 으로 성계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의 성계정은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Tourism and 

Resources)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ABS)에서 개발되고 있음

○ 호주의 성계정의 주요자료로 Bureau of Tourism Research에 의해 이

루어진 객 소비지출 조사자료와 호주 청(AB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수집한 국민계정 자료 등이 주로 활용됨

 

(2) 개발방법

성계정의 구조

○ 호주의 성계정은 산업연 표(supply and use table)의 구조를 바탕으로 

객의 지출과 산업생산의 통합  일치과정을 거쳐 산업의 총부가가

치와  GDP 측정을 통한 산업의 경제  향에 한 분석이 이루어

짐 

╺ supply table에는 각 주요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 수입된 상품의 공

, 상품의 세 , 운송마진 등이 나타남 

╺ use table에는 각 상품의 수요( 간소비재, 국내최종소비와 수출), 주요 투입

(고용자의 보수  총 운 이익) 등이 나타남

○ 성계정에 기 가 되는 산업연 표(supply and use table)는 48개의 산업

과 225개 상품이 포함됨. 성계정은 련 상품과 이를 생산하는 기업

에 을 맞추고 있음으로 산업연 표의 산업과 상품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

요함 

○ 일반상품이 그 상품이 지닌 특성에 따라 분류되는 것과 달리 상품은 상

품을 가 구입했는지( 객인지 비 객인지)에 따라 그 특성이 구분됨

○ 따라서 각 상품의 소비는 객에 의한 소비와 비 객에 의한 소비로 구

분되며 산업과 비 산업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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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와  GDP가 도출될 수 있음 

총부가가치   GDP추계

○ 호주의 성계정은 총부가가치와  GDP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계함 

╺ 어떤 상품이 객에 의해 구입되는지 확인

╺ 각  상품의 소비치(estimate)를 도출

╺ 소비에서 도출된 구매자가격에서 세 , 국가 보조 , 마진과 소비에

서의 수입을 제외

╺ 각 상품의 국내 생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비율) 결정 

╺ 객에게 상품을 공 하는 기업을 확인

╺ 생산비율을 각 기업의 생산물에 용 

╺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간소비재를 측정

╺ 총부가가치를 측정 

╺ 총부가가치에 세 을 더해서  GDP를 측정하고 이를 체 GDP와 비

교

6) 뉴질랜드

(1) 개요 

○ 뉴질랜드는 1995년 으로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하여 실험 으

로 성계정 개발을 시작하 음

○ 1995년에 발표된 뉴질랜드 성계정은 기본 으로 OECD가 제시한 방법

론을 바탕으로 자국의 실에 맞는 정의를 재구성하거나 WTO의 정의를 따

르는 등 정의에 있어 능동성을 보 음 

○ 이후 뉴질랜드는 지속 으로 성계정을 개발하여 왔으며, 2001년에는 

‘1997년 성계정’을 발표하 고, 2002년에는 ‘1997-1999년 성계정’, 

2004년에는 ‘2000-2003년 성계정’을 발표함

○ 2004년에 발표된 뉴질랜드의 성계정개발은 부(Ministry of 

Tourism)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에 

의해 개발 되어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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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성계정은 활동수 과 활동의 향에 한 변화를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

며, 국내․외 객의 소비 조사, 숙박통계, 객수 등을 측하는 것을 

부차 인 목 으로 함

○ 재 뉴질랜드의 성계정은 WTO가 권고한 성계정개발 지침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2000년 UN통계 원회로부터 승인받았음 

(2) 개발방법 

○ 2004년도에 발표된 뉴질랜드의 성계정은 크게 9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 직 부가가치 (Direct Tourism Value Added)

╺  지출의 측정 (Calculating Tourism Expenditure)

╺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Production of Tourism Goods and Services)

╺  지출과 생산의 균형 (Balancing Tourism Expenditure and 

Tourism Production)

╺ 의 직 부가가치의 도출 (Calculating of Direct Tourism Value Added)

╺  고용 (Direct Tourism Employment)

╺ 의 간 효과 (Indirect Effects of Tourism)

╺ 산업연  구조 (Input-Output Framework)

╺ Special Treatments

의 직 인 부가가치 

○ 의 직 인 소비와 의 직 인 부가가치는 성계정에서 도출

된 주요한 경제지표임

○ 의 직 인 소비는 여행 이나 여행기간동안 는 여행후 의 결과

로서 구입한 상품의 가치로서 측정됨

○ 의 직 인 부가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 간재의 가

치를 제외한 최종상품의 가치로 측정됨

 지출의 측정

○ 외래 객의  지출은 뉴질랜드 청(Tourism New Zealand)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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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외래 객 실태조사(IVS: International Visitors Survey)결과를 기 로 

함

○ 국제학생들의  지출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Survey of 

English Language Providers로부터 총국제학생수를 확보하고, 어학원에서 공

부하고 있는 국제학생들의 소비지출에 한 정보 수집을 해 통계청 조사가 

매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학생들의 총 지출은 수업료, 생계비, 항공료 

등의 지출액을 합계하여 측정됨

가계부문 지출

○ 가계부분 지출은 국내 지출, 해외 을 해 소비되는 자국에서 구

입한  재화,  ․후 구매한 련 내구재, 여가용 주택의 임 수익 

등 4부문으로 구분하여 측정됨

○ 국내 지출은 1999년부터 수집된 DTS(NEW Zealand Domestic Travel 

Study)를 주요 자료로 이용 

○ 여가용 주택으로 사용되어 얻어진 임 수익은 가계부문 수입에 포함됨 

기업․정부부문 소비 

○ 기업의 부문 지출은 산업연 표 내 개인부문기업 생산의 간소비재로 

측정되며, 연간기업조사(Annal Enterprise Survey)와 DTS(NEW Zealand 

Domestic Travel Study) 등의 자료가 참고로 이용됨

○ 정부의 부문 지출(공공부문)은 일부 정부기 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며, 기업 지출과 같이 산업연 표가 이용됨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 핵심상품과 련상품의 분석은 산업연 표의 생산계정에서 출발함

○ 산업연 표에서는 각 기업의 생산물과 간소비재가 재화로 구분되며, 가계

소비지출․수출과 같은 최종수요의 분류는 핵심재화와 련재화로 

재배열되며,  각산업의 총 매는 핵심, 련, 비 련재화로 배열

됨

수요와 생산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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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 표는 수요와 생산의 균형을 기본구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계정 개발에도 용됨

○ 수요가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과정은 첫째, 생산과 소비의 

비교( 수요에는 GTS가 제외됨), 둘째 이용된 방법론에 한 재검토  오

류․개념의 불일치․방법론  문제  등의 검토, 셋째 각각의 수요와 공  

자료원의 강  비교 등으로 이루어짐

의 부가가치측정

○ 상품비율은 객에 의해 사용된 재화의 산출비율에 의해 측정됨

○ 기업의 공 은 생산비율(table 4)을 용하여 도출됨. 각 기업의 총

공 은 모든 재화의  공 의 합계로 측정됨

의 직 인 부가가치의 도출

○ 산업비율은 의 직 인 부가가치를 도출하기 해 각 산업별 상품

계정에 용됨

○ 산업의 직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상품비와 산업비를 

이용하여 도출하는 것이 가능함. 만약 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의 50%가 

객에 의해 매된 것이라면, 50%를 상품으로 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만, 이는 통계 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하며, 이에 한 논의가 지속 으

로 이루어져야함 

○ 뉴질랜드의 경우는 숙박과 식음료서비스 상품만이 의 직 부가가치로 측

정되고 있음

 고용 

○ 의 직 고용은 산업의 비율을 종사인원수에 용함으로써 얻어짐 

○ 각 기업의 고용인원(상시, 일용, 상시 우)은 AFUS(Annual Frame Update 

Survey)의 자료를 통해 도출됨

의 간 효과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수입은 객에게 매됨. 간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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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이진 않지만 객에게 매된 상품임

○ 의 간 부가가치는 IO96으로부터 산업 총요구사항에 의해 기업표를 이용

하여 측정됨

산업연  구조

○ 성계정은 뉴질랜드 국민계정인 NZSNA(New Zealand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재배열하는 것임. 한 뉴질랜드의 성계정은 산

업연 표에 맞추어 구성되었으며, 이는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성계정개발을 통해 산업의 

GDP  산업의 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Special Treatments

○ 국민계정에서 소매상품 구매는 두 가지 요인(상품 소매상에 의해 지불된 

액과 이 가격에 소매상의 마진을 더한 액)으로 나눠짐. 성계정은 이 

○ 여행 후에 구입한 내구재는 OECD가 제시한 짐가방, 텐트 등과 같은 일부 

내구재를 수요에 포함시킴 

○ 성계정 개발에 있어 모든 여가용 주택은 일년내내 사용되지 않을지라

도 일년내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악되므로 1년 임 수익 모두를 비

용에 포함시킴

○ 패키지여행의 경우 패키지의 운 자는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마진을 받으나, 

이는 객이 지불하는 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객과 제공자

(항공, 호텔 등)간의 직 계로 악함

○ 여행사의 수입은 여행상품의 매를 통한 수익과 여행자의 운임이나 숙박을 

약하고 받는 수수료로 구분됨 

○ 성계정 개발에 있어 개인의 일시  기간동안 이용하는 비시장재화(정

보센터, 박물 , 도서 과 국립공원처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서

비스)는 총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음

2.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1) 캐나다



- 49 -

(1) 작성 방법

공  측면

○ 공  측면의 계산은 산업연 표에서 시작됨

○ 하지만 캐나다에서 발표되는 산업연 표에서의 산업구분은 산업을 설명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과 그 지 않은 부문으로 구분되어야 함

○ 세부산업별로 의 세부산업  상품이 구분된 후 공  비율이 계산되

고 이 비율에 따라 한 산업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총 산출량에서 세부산업

의 총 산출량이 계산함으로서 세부산업을 분류함

수요 측면

○ 수요 측면의 계산은 내국인의 국내 을 상으로 한 CTS(the Canadian 

Travel Survey)와 국제 을 상으로 하는 ITS(the International Travel 

Survey)의 자료로부터 시작됨

○  자료로부터  상품의 세목을 산업연 표에서 이용되는 세목으로 분류

하고 세부 산업의 공  비율에 따라 수요를 할당함

○ 산업별로 수요 측면의 데이터를 분배한 후 개별 산업단 에서 개별산업의 총 

수요를 공 으로 나눠  값을 구하여 개별 산업의 산출이 활동

에 기여하는 정도를 악함

○ 이 수요/공  비로  GDP와 고용을 계산함

(2) 주요 내용

○ 캐나다의 지역 성계정의 결과물은 세 개의 표로 제시됨

╺ 표 1: 수지표

╺ 표 2: 상품 유형별 소비지출표

╺ 표 3: 산업  비 산업의 GDP  고용표

○ 이들 표들은 각 지역별로 작성이 되며 각 지역표의 합이 곧 캐나다 체의 

성계정을 형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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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1.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1) KTSA

(1) 작성 차

○ 한국문화 정책연구원에서 1998년 기 의 성계정을 2000년에 작성하

고 2005년에 2004년 기  성계정을 작성함

○ KTSA는 WTO의 성작성지침에 입각하여 공 계정과 수요계정

을 추정하여 성계정을 작성함

○ 체 인 과정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먼  1~4단계는 수요계정 작성 

과정이며, 5~6단계는 앞서 작성한 수요계정을 토 로 공 계정을 추

정하는 단계임

╺ 1단계 : 체 민간소비지출  부문 민간소비지출 악

╺ 2단계 : 체 수출입  부문 수출입 악

╺ 3단계 : 정부지출  부문 정부지출 악

╺ 4단계 : 1~3단계에서 악된 각 결과를 이용한 수요계정 작성

╺ 5단계 : 4단계에서 작성된 수요계정을 바탕으로 부문 부가가치 추계

╺ 6단계 : 수요계정을 바탕으로 부문 고정자본형성  고용 추계

(2) 수요계정

부문 민간소비지출

○ 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은 내국인 국내  총비용, 목 의 내구재 

구입비용 총액과 국내항공사를 이용한 내국인 해외 객의 항공비용 지출총

액의 합으로 결정됨

○ 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을 산업연 표 분류체계내에서 각 산업별로 

부문 민간소비지출 배분하고 부문 민간소비지출이 각 산업의 민간소비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CTR(Consumption Tourism Ratio)를 추계하여 공

계정 작성에서 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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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수출

○ 부문의 수출 총액은 국제수지의 여행수입과 여객운수수입의 합에 유학연

수숭비을 뺀 값으로 결정됨

○ 부문 수출 총액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부문 수입

○ 부문 수입 총액은 국제수지의 여행지 과 여객운수지 의 합에 유학연수

지 비를 뺀 값으로 결정됨

○ 부문 수입 총액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함

부문 정부지출

○ 부문의 정부지출 총액은 앙정부의 부처별 산, 지방자치단체의 

산, 진흥개발기   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합으로 계산

함

(3) 공 계정

개요

○ 수요공 계정 작성과정에서 계산된 산업별 비율을 악한 후 산업연 표

를 이용하여 부문 부가가치와 공 측면의 비율을 추계하는 방법을 

사용함

○ 공 측면의 비율을 통해 부문 고용과 고정자본형성을 추계함

부문 부가가치

○ 수요측면의 비율을 산업연 표에 용하여 수요가 직간 으로 유

발하는 부문 부가가치를 추계함

2.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1) 강원도(GT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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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 GTSA의 작성 과정은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을 기 로 

하며, 작성되는 결과물은 캐나다의 지역 성계정과 동일하게 구성함

╺ 소비지출과 련 부가가치  고용이 주된 심사임

╺ 정부의 소비  고정자본형성은 제외

○ 기존 자료(국민여행실태조사와 산업연 표 등)를 최 한 활용하기 해 산업 

 상품분류기 은 KTSA에 제시된 조사자료 형태를 용함

제3절 시사점

○ 해외 성계정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통일된 성계정의 작성 차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 맞게 변형된 성계정을 작성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와 KTSA와 같이 산업을 수요 측면에서 먼  분

석한 후 산업연 표를 통해 공 측면을 구축하는 간 인 근방법을 사용

하고자 함

○ 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산업 규모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라북도의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간 산업 비교 분석을 하는 것이 목 이

기 때문에 국가 단 에서 작성되는 성계정의 작성 원칙  차를 그

로 따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 를 들어 외국인 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서울이나 강원도의 경우 해외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라북도의 경

우 체 객에서 외국인 객의 비 이 낮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 

산업의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 정부의 소비 지출에 해서는 지역 성계정에서는 앙정부의 지

역별 지원 산, 기    지자체의 자체  산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하는데, 세세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반 하기

가 힘듬

○ 캐나다의 지역 성계정과 같이 지역내 소비지출에 따른 부가가치  

고용 발생 규모 측정에 연구의 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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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라북도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

제1절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1.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 원칙

○ 본 연구는 국내 객의 소비, 즉 행 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향

력을 측정하는 것을 1차 인 목 으로 한다는 과 지역  자료의 한계로 인

해 WTO의 성계정과는 다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함

╺ 2006년 기 으로 국 총량 에서 라북도로의 국내  분담율은 

5.25% 으며, 외래  분담율은 1.20% 음

╺ 라북도에서 산업의 규모는 부분 국내 객의 소비로 결정된다

고 볼 수 있음

╺ 외래 객을 추정하기 해서는 외래 객이 국내에 들어와서 을 한 

경로에 한 세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 이와 련된 자료는 

한국 공사의 외래 객 실태조사임. 이 자료에서 외국인의 방문지에 

한 질문에 한 답변  라북도에 해당되는 지역은 무주와 주로 한정되

어 있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상됨

╺ 정부의 지출은 성계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실질

으로 정부의 지출 내용은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산으로 산

업의 재화  서비스 생산에는 직 으로 향을 주지는 못함. 설령 향

을 다고 할지라도  련 산이 어느 산업으로 투입되는지를 명확하

게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음

○ 작성 방식은 성계정을 직  조사하여 구축하는 것보다는 국민여행실태

조사를 토 로 수요를 구하고 산업연 표를 이용해 공 을 간 으

로 추계하는 방식인 KTSA의 작성 방식을 용함

╺ 수요를 구하는 기  자료인 국민여행실태조사 자료는 2008년 기 으로 

작성된 원자료를 사용함

╺ 산업연 표는 2009년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2005년도 16개 시도 지역간산업

연 표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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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절차

○ 지역 성계정을 수요계정과 공 계정으로 구분하여 볼 때, 먼  

수요계정의 내용을 먼  악하고 그 결과를 토 로 공 계정의 내

용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침

○ 수요계정 작성 과정은 5단계에 걸쳐 진행함

╺ 1단계 : 지역간 유형별(당일, 숙박) 객 OD표 작성

╺ 2단계 : 거주지역별 유형별(당일, 숙박) 객 평균 1회 여행비용 계산

╺ 3단계 : 총 여행비용 OD표 작성

╺ 4단계 : 여행비용 항목별 산업연 표상의 산업분류체계와 매칭

╺ 5단계 : CTR(Consumption Tourism Ratio) 계산

○ 공 계정 작성 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함

╺ 1단계 : 수요계정의 결과를 산업연 표를 이용해 유발효과 계산

╺ 2단계 : 계산된 유발효과와 산업별 부가가치 계수를 이용해 부가가치 

계산

╺ 3단계 : 계산된 부가가치를 이용해 STR(Supply-side Tourism Ratio) 계

산

╺ 4단계 : STR을 이용해 산업별 부문 고용 계산

제2절 수요 측면의 관광계정

1. 개요

1) 지역간 유형별(당일, 숙박) 관광총량 OD표 작성

○ 수요 측면의 계정은 내국인의 소비지출 자료로부터 구축되며, 내국

인의 소비지출이 발생된 장소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지역

성계정을 작성할 수 있음.

○ 목 지별 수요는 해당 지역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수요와 다른 지역

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와서 발생하는 수요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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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14> 관광총량 OD표

○ ①~④에 들어가는 총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 으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실 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공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간 으로 추

정해야 함

╺ 국민여행실태조사자료는 만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상으로 1년동안 국민여

행실태에 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얻는 자료임

○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국민여행 총량의 구체 인 내용은 4가지

로 다음과 같음

╺ 국내여행,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참가자수(인)

╺ 국내여행,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참가 횟수(인, 회)

╺ 국내여행,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총 비용(천원)

╺ 국내여행, 국내숙박여행, 국내당일여행 이동 총량(참가일수)(인, 일)

○ 일반 으로 이동 총량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가 횟수를 추정함

○ 국내여행 참가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 15세 이상 인구수) × (만 15세 이

상 국민 1인 연간 평균 국내여행 참가 횟수)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거래를 구하는 것이 목 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형함

╺ A지역 주민이 B지역으로 1년 동안 당일(숙박)여행한 횟수 = (A 지역의 만 

15세 이상 인구수) × (A 지역 주민이 B지역으로 당일(숙박)여행한 평균 횟

수)

2) 총 여행비용 OD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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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여행비용 OD표는 유형별 총량 OD표에 방문객의 거주지역 사람들이 

쓰는 1회 평균 유형별 여행 비용을 곱하여 구함

<표 15> 총 여행비용 OD표

○ 원칙 으로는 객의 거주지역민이 해당  목 지에서 쓰는 평균 1회 

여행 비용을 여행총량에 곱해야 하지만, OD상의 표본수가 극히 은 경우일 

경우 오차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 사람들의 평균 1회 

여행 비용을 사용함

3) 여행비용 항목별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체계와 매칭

○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여행비용은 상품을 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산업연 표상의 산업4)과 매칭시킬 필요가 있음

○ 통계청의 한국표 산업분류의 산업에 한 특수분류 기 을 토 로 매칭

을 이룸

○ 하지만 객이 여행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반드시 목 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주지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상품별로 거주지역과 목 지별로 배분 비율을 상품별로 다르게 

용함

╺ 패키지비, 여행보험비, 여행사지불비는 여행을 하기 에 객이 거주지역

에서 지불하는 경우임

╺ 숙박비, 식음료비, 문화서비스 등의 경우는 여행 상지역에서 지출되는 항

목임

╺ 교통비  자동차 임 비는 거주지역과 여행 상지역에 1/2씩 지출된다고 

4) 2005년도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28개의 산업 대분류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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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함. 그 이유는 의 경우 일방향이 아니라 왕복이 제가 되기 때문

에 교통수단에 한 지출이 양쪽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임. 다만 자

동차 임 비의 경우 특정 지역(제주도)에서는 상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다

른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에 한 추가 조사가 있어

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임 비도 교통비와 같이 용된다고 가정

함

╺ 기타비용의 경우 추가 인 설문조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타서비스 산업으로 지출되고 거주지역과 여행 상지역에 1/2씩 

지출된다고 가정함

<표 16> 국내여행비용 세부항목 처리를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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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결과

1) 유형별 관광객수

○ 유형별(당일, 숙박) 객수를 추정 결과는 16개 시도 OD표로 작성되었으며, 

그 결과는 <부록 1>과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당일 객

○ 라북도 거주민이 국내 당일 하는 횟수는 총 6,487,731인․회이며, 이 

에서 라북도내로 하는 경우는 체에서 58.72%인 3,809,296인․회임

○ 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내 당일 하는 횟

수는 총 118,291,215인․회이며, 이  라북도로 당일 하는 횟수는 

체에서 2.57%인 3,036,753인․회임

○ 국내 체 당일 횟수는 124,778,946인․회이며 라북도로의 당일 횟

수는 체 횟수의 5.49%인 6,846,050인․회임

<표 17> 지역간 당일 관광횟수 추정 결과(인, 회)

(2) 숙박 객

○ 라북도 거주민이 국내 숙박 하는 횟수는 총 3,141,562인․회이며, 이 

에서 라북도내로 하는 경우는 체에서 34.02%인 1,068,841인․회임

○ 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내 숙박 하는 횟

수는 총 89,385,739인․회이며, 이  라북도로 숙박 하는 횟수는 체

에서 4.61%인 4,122,310인․회임

○ 국내 체 숙박 횟수는 92,527,301인․회이며 라북도로의 숙박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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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체 횟수의 5.61%인 5,191,151인․회임

<표 18> 지역간 숙박 관광횟수 추정 결과(연, 회)

2) 유형별 국민 국내관광소비규모

○ 유형별 16개 시도  OD별 국민 국내 소비규모는 16개 시도  OD

표에 여행자의 거주지역 평균 1인당 1외 여행 경비를 곱하여 계산함

○ 거주지역 평균 1인당 1회 유형별 여행 경비는 <부록 3>과 <부록 4>에서 확

인할 수 있음

○ 유형별 16개 시도  OD별 국민 국내 소비규모는 <부록 5>와 <부록 

17>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당일 객

○ 국내 당일 으로 인한 소비 액은 총 6,068,390백만원이며, 이 에서 

4.92%인 298,405백만원으로 라북도로 당일여행을 할 경우에 지출된 액임

<표 19> 지역간 당일관광소비(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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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 객

○ 국내 숙박  소비규모는 11,045,971백만이며, 이 에서 5.57%인 615,089백

만원은 라북도로 숙박 을 할 때 이루어진 소비규모임

<표 20> 지역간 숙박관광소비(단위: 백만원)

3) 국내관광소비 종합

○ 국내 소비 규모는 17,114,361백만원이며, 이 에서 5.34%인 913,494백만원

은 라북도로 을 올 때 발생한 소비규모임

<표 21> 지역간 국내관광소비(단위: 백만원)



- 63 -

제3절 공급 측면의 관광계정

1. 개요

1) 관광부가가치의 개념

○ 국민경제의 GDP는 모든 생산활동 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과 순 조

세의 합을 더해서 계산됨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행객들이 소비를 통해 창출되는  GDP는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포함되는 모든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음

○ 아래의 그림을 보면, 객은 C산업의 재화를 소비할 때 소비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객의 소비로 인해 C산업의 부가가치가 발생하 다

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C산업의 재화를 생산하기 해서는 A산업과 B산업의 재화가 간재

로 투입이 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A산업과 B산업의 부가가치도 같이 발생하

다고 볼 수 있음

○ 즉,  GDP는 아래 그림의 A, B, C 산업의 발생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

함

<그림 13> 관광 재화의 공급 및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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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방법

○ 산업의 공 측면 즉 생산구조를 악하기 해 수요측면의 비를 추

계한 후 산업연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구조를 간 으로 추계하는 근방법

을 이용함

○ 수요측면에서 비율을 악한 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부문 부가가

치 추계  공 측면의 비율을 추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개방경제에서는 일반 으로 수입과 국내생산활동간에 아무런 함수 계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X=(I-A)-1F형의 함수가 성립하게 되지만, 실제

로 각 산업부문의 수입은 그 부문의 국내 총산출 수 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함으로 X=(I-A+M)
-1F와 같이 수입을 내생화한 모형이 용됨 

○ 2005년도 지역간산업연 표에서는 수입 부문이 와 같이 되어 있지 않고 투

입행렬에 들어가기 때문에  X=(I-A+M)
-1F으로 모형이 도출됨

○ 이와 같이 수요측면의 비를 악한 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공

측면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음 

○ 부문 고용 추계는 산업연 표의 부속표인 고용표(통합 분류- 28부문)를 

기 으로 수요측면의 비율을 악한 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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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추계  공 측면의 비율(STR)을 활용하여 추계하 으며, 

2004년 기 으로 부문 고용을 추계하기 해 통계청의 ‘사업체기 통계’ 

자료가 추가 으로 이용됨 

2. 작성 결과

○ 앞서 계산한 지역간 국내 소비규모의 지출 액은 목 지로 다 지출되

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거주지역에서 지출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표

10>의 가정으로 액을 해당 지역별로 분배하고 이를 산업별 투입 액으로 

보고 지역간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유발효과를 추정한 다음 지역별, 산업별 

투입계수를 곱해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를 계산함

○ 국내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별 산업별 투입 액은 <부록 3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는 <부록 32> ~ <부록 47>에

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를 통해 STR(Supply-side Tourism Ratio)를 도출

하고 이 값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수를 추정함

○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수는 <부록 49> ~ <부록 64>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관광 GRDP

○ 본 연구는 지역 의 성계정을 작성하여 라북도의 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악하는 것이 주 목 이므로 지역내 총생산(GRDP) 

개념을 용함

○ 추정 결과, 라북도의  GRDP는 575,945백만원으로 국  GRDP 

11,144,220백만원으로 4.74%의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북도 GRDP에서  GRDP가 차지하는 비 은 2.62%로 국 평균 

1.58%보다 높게 나타남 

╺ 2007년도 강원도 지역 성계정(GTSA)나 2005년 KTSA에서 국 GDP에

서  GDP가 차지하는 비 은 2.7%와 2.62%가 나온 을 감안하면 은 

수치가 나옴

╺ 이 이유는 본 연구의 수요계정에서  수출 즉, 외국인 객의 

소비를 반 하지 않았기 때문임. 2005년 KTSA에서 민간소비지출로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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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을 때는 그 비율이 1.58%로 나옴

<표 22> 관광 GRDP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2) 관광 고용

○ 한국은행의 2005년 지역간산업연 표의 부속표인 지역별 취업자수를 기 으

로 지역별, 산업별 STR을 용하여  고용자수를 계산함

○ 그 결과 라북도의  고용자수는 라북도 총 고용자수의 4.4%인 30,289

명이고 국 기 으로 6.13%에 해당되는 수임

○ 국의  고용자수는 국 총 고용자수의 2.81%인 493,742명임

<표 23> 관광 고용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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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라북도 관광산업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특화지수 분석

1. 분석 방법 개요

1) STR(Supply-side Tourism ratio)

○ STR은 해당 산업의 총 부가가치 에서 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함

○ 따라서 STR의 값이 높을수록 해당 산업이 의 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핵심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일 경우에는 STR의 값이 높게 나올 것

이며, 기타 산업 즉, 으로부터 간 인 향을 받는 산업은 STR의 값이 

상 으로 작게 나올 것임

○ 따라서 산업별로 STR의 값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산업별로 라북도

의 STR의 값과 국의 STR의 값을 비교해야 이 라북도에 미치는 향

을 상 으로 악할 수 있음

2) 입지상계수(LQ: Locational Quotient)

○ 지역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상  비 의 크기에 따라 지역의 련 경제

활동은 상 으로 활발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지역경제활동의 크기를 표 하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지표는 입지상

계수(LQ : Locational Quotient)임

╺ 입지상계수란 특정 지역의 산업이 국의 동일 산업에 한 상 인 비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냄

╺ LQ > 1인 경우 국 인 수 에 비해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이 특화 는 

문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LQ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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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이용해 순수한 산업 인 측면에서의 LQ지수와  부가가치만을 

고려한 LQ지수를 구하고 그 두 지수 사이의 비율을 통해 상   특화

정도를 측정함

2. 분석 결과

1) STR 비교 분석

○ 라북도 체 산업의 STR 값은 2.62%이고, 국 체 산업의 STR 값은 

1.58%인 을 볼 때, 라북도 산업에서 이 차지하는 비 이 국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라북도에서 국 평균에 비해 지역 경제에 

더 많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악됨

○ 국에 비해  비율이 낮은 산업은 ① 산품, ②섬유 가죽제품, ③석유

석탄제품, ④수송장비, ⑤가구 기타제조업제품, ⑥건설, ⑦공공행정 국방임

○ 소비로부터 직 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인 도소매, 음식 숙

박, 운수 보 , 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사회 기타서비스의 경우 

모두 국 비 부가가치 비율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핵심산업5)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 숙박업, 운수 보 업, 사회

기타서비스업은 STR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은 10% 내외인 것

5)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관광핵심산업 리스트를 12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주요 생

산활동이 관광핵심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을 관광핵심산업으로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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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

○  세 산업군 모두 국의 STR 비 라북도 STR의 비율이 운수 보 업 

2.01, 사회  기타 서비스 1.87, 음식   숙박업 1.81로 나와 라북도 

핵심산업이 국에 비해 활동에 더 의존 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외에 도소매업의 경우 라북도의 STR값이 3.79%로 핵심산업군에 비

해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도소매업의 재화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 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임. 하지만 국 STR값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율

이 2.02로 매우 높게 나와 도소매업도 역시 국에 비해 활동에 좀 더 

의존 인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비로부터 간 인 향을 받아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는 

 재화의 간재를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 비 부가

가치 비율이 1이 넘지 않는 경우는 산업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이입되는 

경우보다 라북도에서 생산되어 공 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임. 

2) 산업별 특화지수 분석

○ 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산업  측면에서 특화지수를 계산하면 라

북도에서 특화된 산업은 ①농림수산품, ②음식료품, ③인쇄,출 복제, ③석

유 석탄제품, ④도소매, ⑤음식 숙박, ⑥운수 보 , ⑦사회  기타 서비

스임

○ 산업 분류에서 에 의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고려했을 경우의  특

화지수를 계산하면 라북도에서 특화된 산업은 ①음식료품, ②인쇄,출  

복제, ③도소매, ④음식 숙박, ⑤운수 보 , ⑥사회  기타서비스임

○  LQ를 LQ로 나  값이 1보다 큰 산업은 으로 인해서 특화 정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①일반 기계, ② 기 자기기, ③정 기기, ④도

소매, ⑤음식   숙박, ⑥운수  보 , ⑦부동산  사업서비스, ⑧사회  

기타 서비스가 이 경우에 해당됨

○ 핵심산업은 모두 으로 인해 더 특화지수가 높아졌음

○ 따라서 국내 지출이 라북도에서 국 평균에 비해 더 크게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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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산업별 공급측면 관광 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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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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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간 관광산업 비교 분석

1. 분석 개요

○ 국가단 의 성계정을 작성하는 이유 의 하나는 만약에 국가간에 통

일된 양식으로 성계정을 작성할 경우 국가간의 산업의 규모와 

향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임

○ 지역 성계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내에서 지역 성계정이 동일

한 양식으로 작성이 된다면, 지역간의 산업 비교가 가능할 것임

○ 수요측면의 기  자료가 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경우 16개 시도별로 

작성이 가능함

○ 공 측면의 기  자료가 되는 지역산업연 표는 지 까지 16개 시도가 

아닌 6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가 올해 한국은행에서 16개 시도간 

지역산업연 표가 발표가 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해당 산업연 표를 사용하

기 때문에 16개 시도별 산업의 규모와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게 됨

○ 본 연구에서는 비록 수요부문에서 민간지출 즉, 내국인의 국내 지출

만을 고려한 불완 한 성계정이지만, 내국인의 국내 지출로 인한 

효과가 지역별로 어떻게 향을 주는가에 한 간단한 분석을 수행할 수

는 있음  

○ 지역간 산업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변수는 STR과  부가가치의 

규모로 지역별로 이들 변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 모든 산업을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지출로부터 직 인 향을 받는 

핵심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군 주로 지역간 비교를 함

2. 분석 결과

1) 지역별 STR 비교

○ STR을 기 으로 지역별로 비교하면 라북도는 국에서 상 권에 속해 있

으며 핵심산업별로 보면 상 권에 속함

╺ 체 산업 기 의 순 보다 떨어진다는 은 으로부터 간 인 향을 

받는 산업의 비 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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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의 비 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핵심산업도 역시 비 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도시권 지역의 의 비 이 낮게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음

╺ 이 연구의 한계   하나인 해외 객의 지출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으로 서울, 부산, 경기, 제주의 경우 해외 객의 방문 비 이 집 이 되

어 있는 지역이라는 에서 STR의 비 이 상당히 낮아졌을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을 감안하여 볼 때 라북도의 산업의 비 은 해외 

객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은 치에 있겠지만, 해외 

객의 지출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보다 낮은 순 가 될 

수 있음

2) 지역별 관광 부가가치 비교

○ 부가가치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서울, 경기 강원이 상 권에 있으

며, 라북도는 간 순 에 있음

○ 제주가 규모 측면에서는 낮은데 이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앞에서 지 한 바와 같이 해외 객의 지출을 고려하지 못한 

에 발생한 오류일 수 있다는 

╺ 두 번째는 제주의 GRDP 자체가 낮기 때문에 STR이 높아도  부가가치

의 규모가 낮을 수 있다는 

╺ 세 번째는 제주로의 국내 당일 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거주지역 내 당일 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

․ 국이 하루 생활권으로 바 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로의 당일 여행은 일부 지역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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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관광핵심산업별 지역별 STR 비교 결과

2,355,656 260,987 351,012 830,996 468,662 

1,902,024 167,326 284,387 422,588 319,646 

1,070,903 92,703 179,447 249,502 215,986 

956,510 86,220 177,809 215,378 161,446 

850,839 70,246 147,268 187,570 154,155 

760,924 70,031 130,681 183,194 117,237 

679,305 66,723 112,789 169,158 97,466 

599,351 61,642 92,308 164,864 97,141 

575,945 54,073 87,517 144,025 92,418 

514,127 47,309 80,514 133,985 88,118 

464,982 39,556 61,607 125,596 76,871 

340,037 38,442 57,530 112,752 57,934 

304,977 36,863 36,588 105,762 46,611 

270,667 36,469 36,584 84,562 41,013 

266,195 31,279 27,088 63,554 33,051 

231,778 13,284 18,387 39,976 23,826 

<표 28> 관광핵심산업별 지역별 관광부가가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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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 지역 성계정을 통해 국내 지출이 라북도 미친 향을 지역내 산

업 특화 분석과 지역간 산업 비 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

을 도출할 수 있음

╺ 내국인의 국내  지출의 향을 직 으로 받는 핵심산업을 포함하

고 있는 산업은 STR과 LQ의 값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게 나옴

╺ 라북도의 경우 그 정도가 국 평균에 비해 높아 상 으로 이 차지

하는 비 이 높고 특화되어 있음

╺ 지역별 비교에서는 STR 즉,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는 라북도

가 국에서 높은 순 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의 측면에서는 간 순 에 

머무르고 있음

╺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온 은 라북도내 핵심산업이 

으로부터 얻어들이는 효과보다는 련산업의 재화가 간재로 투입되

어 발생하는 간 인 효과가 상 으로 더 커서 발생함

○ 내국인의 국내 지출만을 상으로 산업의 규모  향력을 평가하

기 때문에 서울, 제주 등 해외 의 비 이 높은 지역은 상 으로 

의 비 이 낮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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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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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본 연구의 목 은 라북도의  규모를 악하기 해 라북도 지역 

성계정을 작성하는 것을 1차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된 지역 

성계정을 통해 이 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향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2

차 목 으로 함

○ 지역 성계정 작성을 해 성계정을 작성한 해외  국내 사례들

을 검토하고 취득 가능 자료의 활용 가능성  라북도의 산업 규모등을 감

안하여 라북도 지역 성계정 작성에 합한 방법을 찾아내 작성함

╺ 성계정을 작성한 해외  국내 사례들  부분은 재 국가 단 의 

성계정을 작성하 고 통일된 방식으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음

╺ 성계정의 수요 측면이 민간 소비 지출, 정부 소비 지출  고정 자본 

형성  해외수출입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민간 소비 지출만을 고려하여 지역 성계정을 작성함

○ 라북도 지역 성계정의 작성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라북도의 국내 소비의 규모는 총 913,494백만원이며 국 총 국내

소비의 5.34%가 라북도로 을 할 때 발생함

╺ 이러한 소비결과로 인해 발생한 라북도  GRDP는 557,945백만원

으로 국  GRDP 에서는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 

GR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2.62%임

╺ 국  GRDP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이 1.58%라는 을 감안할 때, 

라북도에서 부문의 비 은 상 으로 높다고 

╺ 한국문화 정책연구원이 작성한 2004년 한국 성계정의 결과와 비교

할 때 국 GDP에서 부문이 차지하는 비 이 2..62%이지만, 민간 소비 

지출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1.58%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지역 

성계정 결과가 정하다고 단됨

╺ 라북도 내 총 고용자수는 689,072명이며, 이 에서  고용자는 이의 

4.4%인 30,289명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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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 결과 요약(단위: 백만원)

○ 지역 성계정 작성 결과를 이용하여 라북도내 산업의 특화 정도

와 지역별 산업의 규모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내국인의 국내  지출의 향을 직 으로 받는 핵심산업을 포함하

고 있는 산업인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보 업, 사회 기타서비스

업은 STR과 LQ의 값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게 나옴

╺ 해당 산업의 STR과 LQ는 국 평균에 비해 높아 상 으로 이 차

지하는 비 이 높고 특화되어 있음

╺ 지역별 비교에서는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측면에서는 라북도가 국

에서 높은 순 를 가지고 있지만, 규모의 측면에서는 간 순 에 머무르고 

있음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보완방향

○ 지역 성계정을 작성하게 됨에 따라 라북도의 산업에 한 수요

와 공 에 한 분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객이 라북도로 하

면서 지출되는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등을 계산할 수 있

게 되었다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작성된 지역 성계정은 수요 측면을 모두 반 하지 

못하고 국제 인 기 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역 성계정의 수요 측면은 민간소비지출 뿐만 아니라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조사해야 지역

성계정의 공  측면의 부가가치를 제 로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상의 한계 등의 이유로 민간소비지출만을 

수요 측면에 반 하 기 때문에 실질 인 부가가치는 본 연구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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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정에서 나온 부가가치보다 클 것임

○ 국제 기 의 성계정은 국가 단 로 작성되는 것에 을 맞추어 차 

 기 이 제시되어 있고, 의 개념도 국내 보다는 외래 에 더 

을 맞추어져 있음. 지역 성계정은 국가간 거래보다는 지역간 거래에 

더 을 맞춰 작성되기 때문에 지역 성계정 작성 과정을 국제 기

의 성계정을 그 로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본 연구을 통해 작성된 지역 성계정이 아직 미완성단계이기 때문에 향

후 이를 보완하는 작업으로 지역 성계정 작성에 맞는 표 지침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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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전국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18 -

<부록 32> 서울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19 -

<부록 33> 부산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0 -

<부록 34> 대구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1 -

<부록 35> 인천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2 -

<부록 36> 광주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3 -

<부록 37> 대전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4 -

<부록 38> 울산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5 -

<부록 39> 경기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6 -

<부록 40> 강원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7 -

<부록 41> 충북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8 -

<부록 42> 충남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29 -

<부록 43> 전북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30 -

<부록 44> 전남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31 -

<부록 45> 경북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32 -

<부록 46> 경남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33 -

<부록 47> 제주 관광부가가치 추정 결과(단위: 백만원)



- 134 -

<부록 48> 전국 관광고용(단위: 명)



- 135 -

<부록 49> 서울 관광고용(단위: 명)



- 136 -

<부록 50> 부산 관광고용(단위: 명)



- 137 -

<부록 51> 대구 관광고용(단위: 명)



- 138 -

<부록 52> 인천 관광고용(단위: 명)



- 139 -

<부록 53> 광주 관광고용(단위: 명)



- 140 -

<부록 54> 대전 관광고용(단위: 명)



- 141 -

<부록 55> 울산 관광고용(단위: 명)



- 142 -

<부록 56> 경기 관광고용(단위: 명)



- 143 -

<부록 57> 강원 관광고용(단위: 명)



- 144 -

<부록 58> 충북 관광고용(단위: 명)



- 145 -

<부록 59> 충남 관광고용(단위: 명)



- 146 -

<부록 60> 전북 관광고용(단위: 명)



- 147 -

<부록 61> 전남 관광고용(단위: 명)



- 148 -

<부록 62> 경북 관광고용(단위: 명)



- 149 -

<부록 63> 경남 관광고용(단위: 명)



- 150 -

<부록 64> 제주 관광고용(단위: 명)



전발연 2009-BR-02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

발 행 인 | 신 기 덕

발 행 일 | 2009년 12월 31일

발 행 처 | 북발 연구원

560-014 북 주시 완산구 앙동 4가 1번지

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92471-75-6 93320

본 출 물의 권은 북발 연구원에 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