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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통계 적정성 검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발 간 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약 100만 명의 건설기술인 경력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매년 건설기술인 현황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기술인 현황 자료는 발주청,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수, 자격 등급별 분포, 직무 분야별 분포, 성별 분포, 

연령별 분포 정도의 한정적 정보제공만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데이터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통계적 시사점 제공이 

건설기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기술인 통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인의 통계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 건설산업에서 건설기술인 

관련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를 조사분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의 관리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통계적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방대한 규모에 비해 공급자 중심의 단순 기초 통계만 

제시되고 있었고 제공되는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경력 데이터를 조합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안하였으며, 건설기술인 

실태조사와 같은 추가 통계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통계적 접근성 개선,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 등 4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추진 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제도화로 이어져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 준 연구진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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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통계 적정성 검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활용성 증대 필요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관련 제도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통계자료는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제한 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건설기술인 수, 등급별 기술인 수, 직무분야･전문분야 기술

인 수 등 기초 분석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1.2 통계적 접근성 개선 필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기술인 개개인별로 

서버에 구축되어 관리됨. 다만 접근성이 낮아 다양한 분석이 어려움.

1.3 통계적 적정성 검토 필요

 통계의 신뢰성 확보룰 위하여 건설기술인 데이터 수집, 관리, 처리 등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국가승인통계 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건설기술인통계 관리 현황 분석 수행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기술인 데이터 수집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통계구축,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건설기술인 데이터 구축 현황 분석

2.1 건설기술인 데이터 구축 현황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건설기술인의 대면 경력신고, 온라인 경력신고를 통해 건설 경력 

DB가 협회 서버에 구축되고 있음.

￮ 2023년 현재 약 93만명의 경력 정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인별로 109개 속성값

이 포함되어 있음

￮ 기술인 1인당 109개의 데이터 속성 수집 (기술경력, 학력, 교육, 자격, 근무처 정보 등)

 이러한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외부기관 데이터와 연계되어 상호 검증되는 구조임.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이하 ‘CEMS’),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이하 ‘KISCON’) 

데이터와 연동되어 근무처, 경력증명, 기술등급, 벌점 등의 정보가 교환됨.

 수집된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국토교통 통계누리를 통해 

공표･발간되고 있음.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7가지 형태로 건설기술인 통계현황으로 공표

￮ 국토교통 통계누리: 4가지 형태로 건설기술인 등급별, 분야별, 자격별, 업체별 현황 정보 

공표

2.2 건설기술인 통계 수집 및 절차

 건설기술인 통계는 경력신고 시 작성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경력신고 시 

기본정보 조회, 근무처, 기술경력, 학력, 자격, 군복무 여부에 대하여 진위 확인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인적사항, 학력, 자격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하나, 경력의 경우 1천 

건당 1건에 대하여 사후 검증 수행

￮ 키스콘 확인: 공사내역, 사업명, 기간 확인

￮ 업체 사실확인(확인 불가 시): 등기우편으로 사실확인 요청

￮ 기술자 확인: 등기우편으로 사실 확인 요청



 검증 후 근무사실이 없는 경우 심사조서 작성, 해당경력 삭제, 등급 하락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2.3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 사례 기반 건설기술인 통계 한계 및 시사점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와 작성형태, 조사방법, 표본규모, 작성주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건설기술인 통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보고통계: 타 국가승인 통계는 조사 통계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 확보

￮ 조사방법: 기술인 통계는 개인이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경력신고

￮ 조사대상: 신고를 원하는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신고

￮ 표본 규모: 통계청(2021)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직종별 종사자수 45만명이나 건설기술인협

회에 등록된 기술인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90만명을 상회

 아울러 기술인 통계는 신고 시 (1) 정보의 누락, (2) 임의로 작성의 리스크가 존재함. 

(기타신고, 미기재 등) 

￮ 학력, 공법, 교육기관명 등에서 동일한 기관이나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는 경우 발생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기술인 통계 지향점은 다음과 같음.

￮ (통계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 측면) 데이터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수정이 요구됨. 아울러 

통계적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통계 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문제를 구체화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통계 접근성 및 명확성 개선 측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자료공개 체계 및 자료 제공형태

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 (통계에 대한 활용가치 증대 측면) 경력신고 내역 및 외부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으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짐.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책 변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적용으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직무･업무 변화에 대한 기술인 통계가 필요함.



3. 건설기술인 통계 품질 진단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적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건설기술인 통계를 진단하고자 하였음.

￮ (통계 작성 기획 및 설계) 현재 기술인 통계는 이용자 명부관리, 이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있음. 즉 통계 이용자 명부 관리가 필요하며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파악해야 함.

￮ (자료 수집) 건설기술인 통계는 경력신고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제공 및 

집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내용검토와 무작위 추출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통계 처리) 건설기술인 통계의 기초자료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로,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경력신고서 항목을 담당자가 입력하여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전산시

스템을 통한 내용검토(editing) 및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통계 분석)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현황을 등급, 분야, 소속업체 및 자격별로 구분

하여 산출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류기준 및 경력신고항목의 변화에 따른 일부 

변수를 제외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추출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 (통계 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건설기술인 통계는 업무 매뉴얼, 안내책자 등 지침서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통계 시차가 30일로 매우 짧아 시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자료 

접근성이 높음.

￮ (단계별 사후점검) 건설기술인 통계는 각 생산과정을 경력제도팀, 등록팀, 정보관리팀이 

분담하고 있으며, 경력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 산출된 통계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통계 요청 부서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4.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건설기술인 통계 활용 현황과 건설기술인 통계 관련하여 

어떠한 통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19개 기관).

￮ (건설기술인 통계자료 활용 현황) 주체별로 보고서, 인력수요 파악, 인력구조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 중임. 다만 연구기관을 위주로 건설기술인 통계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수준임.

￮ (향후 건설기술인 필요 통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4가지 범주화하여 분류 가능함 (교육 

수요 통계, 수급예측 통계, 산업동향 통계, 기타) 

￮ 현재 기술인 데이터만으로 분석이 가능한 통계와 추가로 연구가 필요한 통계로 구분하여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였음.

<표>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수요조사 결과)

구분 통계지표 비고

교육 수요

통계

건설기술인 교육 현황, 차년도 교육 수요 

OSC, 모듈러, 리모델링 등 신기술 관련 기술인 교육 및 육성을 위한 

수요 예측

현행 기술인 데이터로 활용 가능 

(교육 수료 데이터 분석)

기술인 수급 

예측 통계

건설기술인 수급격차

건설기술인 수요 전망(공종별 건설기술인 수요 등)

산업 진입자 및 이탈자 통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모델 구축 필요

(중장기 과제)

산업동향 

통계

업계간 이직 동향 통계 (예, 시공사 → CM사, 전문건설 →종합건설)

시공업체 재직기술인 vs 엔지니어링업체 재직기술인(평균연봉, 

월평균 근무시간, 근무시간대비 임금 등)

등급별 평균 직무경력

과정평가형 자격에 따른 기술인 정보

재직기술인 대상으로 근무처, 

경력 분석

기타 건설기술인 직무별임금수준 및 커리어 패스 (대학생 면담시요구사항) 직무분야별 경력데이터 분석

5.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5.1 통계 고도화를 위한 추진 과제

 앞서 제시한 건설기술인 통계 문제점,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단기 추진과제 2개, 중장기 

추진 과제 2개 (총 2개) 를 제안함.

 단기과제의 경우 현재 경력신고시 미기재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역량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미기재 하거나 기타로 신고하는 경우들을 최소화하여 

건설기술인들의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표하는 통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데이터 공유체계를 



pdf에서 엑셀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인 통계 업데이트 시기를 연간에서 

반기별,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데이터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 과제로는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추진, 

건설기술인 관련 통계 개발 과제를 제안함.

￮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의 경우 다차원적 경력관리를 위하여 위하여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등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함

￮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경우 조사통계를 설계하여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

는 것임. 건설기술인 관련하여 설문을 1년에도 200여건 진행(2022년 기준)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성을 낮추기 위함임

￮ 또한 건설설기술인협회 및 연구원 측면에서 건설기술인 수급통계 등 다양한 인력 관련 

통계를 개발하여 발간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구분 추진과제 세부 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1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단기과제)

∙ 이용자 명부 관리, 자료 반출내역 관리체계 마련

∙ 재직기술인 통계 별도 마련

∙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

건설기술인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성 

개선

2

기술인 통계공표 

방식 개선 

(단기과제)

∙ 수요 기반 통계 개발 (단기적으로 가능한 통계 선정)

∙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 기술인 통계 발표체계 개선(반기, 분기 발간)

건설기술인 데이터 

활용성 개선

3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중장기 과제)

∙ 공사분류체계 개선방안 

∙ 데이터의 코드화 관리 체계 마련

건설기술인 데이터 

고도화 및 

활용성 개선

4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 통계 추진

(중장기 과제)

∙ 건설기술인 관련 승인 통계 개발

(건설기술인 실태조사 등)

건설기술인 데이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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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활용성 증대 필요

￮ 통계는 정부 정책,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즉, 건설기술인 관련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통계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적극 활용되기보다는 현황분석 시 

활용되는 수준임. 

 통계 접근성 개선 필요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는 기술인 개개인 

별로 서버에 구축되어 관리됨. 그러나 접근성이 낮아 다양한 분석 어려움.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통계 적정성 검토 필요

￮ 건설기술인 데이터(raw data) 수집, 관리, 주기적 업데이트 필요

￮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DB구축 방법 개선이 필요함 (국가승인통계 관리 매뉴얼 

참고)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은 향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설기술인 데이터 수집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통계구축,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1장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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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 현행 통계 산정방식 분석, (2) 건설기술인 통계의 적정성 검토와 

필요통계 조사, (3)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제시로 구분됨.

￮ 첫째, 현행 통계산정 방식 분석 부분에서는 기존 통계자료 구축 프로세스를 

분석해보고 우수 통계 데이터 구축 사례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둘째, 건설기술인 통계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는 건설기술인 통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인 통계 중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수행함.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계를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 기술인 통계를 어떻게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마지막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측면에서 국가승인통계를 구축 프로세스를 제안함. 

또한 통계 데이터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 통계와 연계할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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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단계 세부내용

연구방법

문헌

조사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1. 현행 통계산정 방식 

분석

∙ 기존 통계자료 구축 프로세스 검토 ○ ○ 　 　

∙ 우수 통계 데이터 구축사례 및 건설기술인 통계와 비교 

분석
○ ○ 　 　

∙ 현행 통계산정 방식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 　 ○ ○ 　

2. 건설기술인 통계 

적정성 검토 및 

필요통계 조사

∙ 건설기술인 통계 관련 수요 조사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

기관 등) 
　 ○ ○ ○

∙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활용 방안 자문(기존 통계 개선

방안)
○ ○

3.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제시

∙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활용성 제고 방안 　 ○ ○ 　

∙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 추진과제 

제안
○ ○ ○ ○

<표 1-1>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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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인 통계 수집 및 발표 현황

1.1 건설기술인 수집 데이터 (Input)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건설기술인의 대면 경력신고, 온라인 경력신고를 통해 건설 경력 

DB가 협회 서버에 구축되고 있음.

 2023년 현재 약 93만명의 경력 정보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인별로 109개 

속성값이 포함되어 있음.

￮ 기술인 1인당 109개의 데이터 속성 수집 (기술경력, 학력, 교육, 자격, 근무처 정보 등)

￮ 경력 신고에 따라 동일한 속성에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구조

￮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 활용방안 제시

<그림 2-1> 수집 데이터 목록

제2장  건설기술인 데이터 구축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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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류 관리 속성 자료 종류 관리 속성 자료 종류 관리 속성

기술인 정보

가입분야

부실벌점 정보

자격 등급

제증명 발급

자격 종목

주소 제재명 신청일

국적 처분기관 증명서 종류

회원 종류 처분사유 신청방법

회원가입일 처분일 본인/대리인

근무처 정보

입사일 처분기간 회사

퇴사일 적용기간 신청부수

신고일 누계 부실벌점 수수료

회사

군복무 정보

입대일 직무분야

기술경력 정보

시작일 전역일 전문분야

종료일 병종류

연회비 

납부정보

대상년도

신고일

기술등급 산정 

정보

처리일자 대상회비

회사 직무분야 납부일

직위 직무분야 등급 납부금액

공종 전문분야 납부방법

담당업무 전문분야 등급

입회비, 등록비 

납부 정보

회비 구분

공법 역량지수 납부일

발주처 경력신고일 납부금액

직무분야

기술등급 출력 

정보

증명서 종류 납부방법

전문분야 발급일
연회비 감면 

정보

대상년도

참여일수 직무분야 감면금액

책임정도 직무분야 등급 감면사유

자격 정보

자격 종목 전문분야 등급

전표 정보

회계연도

자격 등급

최초 경력신고

기술인 정보 회계종류

합격일 신고일 전표종류

직무분야 신고방법 회계일자

학력 정보

학교 회사 차변계정

학과 본인/대리인 대변계정

졸업일 입회비 금액

학위 등록비

예산 정보

회계연도

교육 정보

시작일 연회비 회계종류

종료일

변경신고

기술인 정보 예산계정

교육 기간 신고일 금액

교육 기관 신고방법

-

교육 종류 회사

상훈 정보

상훈명 본인/대리인

수여일 경력관리비

수여 기관 제증명 발급 기술인 정보

<표 2-1> 건설기술인 데이터 수집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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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부기관과 자료 연계 현황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외부기관 데이터와 연계되어 상호 검증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특히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이하 ‘CEMS’),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이하 ‘KISCON’) 

데이터와 연동되어 근무처, 경력증명, 기술등급, 벌점 등의 정보가 교환됨.

 CEMS를 통해 사업명, 감리 종류, 공사비, 발주처 등의 용역현황과 참여업체 정보, 

참여기술인 정보를 수신함. 이를 활용하여 건설사업관리, 감리업무 수행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안전관리 업무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이 가능함.

 KISCON에서는 참여기술인(현장대리인)의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자에 대한 정보와 

건설업체 정보, 부실 벌점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음. 이를 활용하여 설계시공 

등 계속 교육 이수 기한을 산정하고 경력증명서 내 벌점 및 제재 사항을 확인검증할 

수 있음.

<그림 2-2> 외부기관 데이터와 연계 현황

1.3 데이터 활용 현황(데이터 수집 결과 발표)

 수집된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형식으로 활용됨.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7가지 형태로 건설기술인 통계현황으로 공표

￮ 국토교통 통계누리: 4가지 형태로 건설기술인 등급별, 분야별, 자격별, 업체별 현황 

정보 공표

￮ 통계 책자 발간: 기술인 현황, 자격취득 현황, 벌점 현황, 교육 현황 등 수록하여 

배포 (연간 1회, 2019년 이후 발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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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 데이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총 7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공표됨.

구분 구분 내용

1

분야･전문분야･

기술등급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 및 전문분야(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품질 등)에 따른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별 인력 현황

2
분야･자격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별 인력 현황

3

분야･자격･

학력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학력별 인력 현황

<표 2-2> 건설기술인 통계자료 공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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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토교통부 관리 데이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국토교통 통계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됨(국토교통부 

정보화시스템 및 통계 가이드북, 2016)

￮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 e-나라지표: 국정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계

구분 구분 내용

4

분야･자격･

지역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지역별 인력 현황

5

분야･자격･

연령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연령별 인력 현황

6

분야･자격･

남녀별 

통계현황

∙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남녀별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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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자료

￮ 외부 기관통계: 국토부 통계자료와 관련 있는 외부기관(고용노동부 등)의 통계 (고용, 

인구, 재해 등)

구분 설명 근거 비고

국가승인통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
통계법 제18조 건축물 통계 등 총 48종

e-나라지표
국정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계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현황 등 총 62종

행정자료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자료
통계법 제3조 제7호

건설기술자현황 등 총 62종 

(통계누리포털에서관리)

외부 기관통계
국토부통계자료와 관련 있는 외부 기관

(고용노동부 등)의 통계 (고용, 인구, 재해 등)
-

12종(국가승인통계 6종, 

행정자료 6종)

<표 2-3> 국토교통 통계의 종류(국토교통부 정보화시스템 및 통계 가이드북, 2016)

 현재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행정자료로써 4가지 종류 및 5년간 데이터를 제공 

￮ 건설기술인 등급별, 분야별, 자격별, 업체별 현황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접수된 현황 

조사하여 발표)

<그림 2-3> 건설기술인 관련 공개 데이터(국토교통 통계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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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건설기술인 등급별, 자격별 통계 데이터(국토교통 통계누리)

1.3.3 통계 책자 발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는 건설기술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종 연구보고서, 정기 

간행물(건설 동향브리핑, 인포그래픽스) 등으로 재생산하고 있음.

￮ 연구 보고서: 건설기술인 통계 사용하여 현황 및 배경으로 활용

￮ 동향브리핑: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현황, 인구학적 특성,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건설기술인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

￮ 인포그래픽스: 이슈가 되는 통계자료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여 발간

 이처럼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 직무/전문 분야,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기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활용 중임.

￮ 해당 자료 작성을 위해 협회 회원정보관리팀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공 받고 분석

￮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여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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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 2022년 기준 약 200건으로 상당히 많고 

중복된 문항들이 다수 존재함.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5> 동향브리핑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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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인 통계 수집 및 검토 절차 (경력관리제도 업무매뉴얼 참조)

 본 연구에서는 경력관리제도 업무매뉴얼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통계 관리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2.1 경력신고 처리절차 및 세부기준

 경력신고 서류 검토 시 기본정보 조회, 근무처, 기술경력, 학력, 자격, 군복무 여부에 

대하여 진위 확인

￮ 기본정보: 이메일 및 연락처 중복 확인, 타 협회 가입여부 확인

￮ 근무처: 재직기간과 공적서류 일치 여부, 소속 업체의 설립/폐업일 등 검토

￮ 기술경력: 소속회사의 업종확인(필요시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및 공사계약서 확인)

￮ 학력: 건설기술관련학과 여부 검토, 재학기간과 재직기간 중복 여부 확인

￮ 자격: 건설관련 자격종목 진위 확인 (큐넷)

<그림 2-6> 경력신고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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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기술인 통계 검증 절차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인적사항, 학력, 자격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하나, 경력의 경우 

1천 건당 1건에 대하여 사후 검증 수행

￮ 키스콘 확인: 공사내역, 사업명, 기간 확인

￮ 업체 사실확인(확인 불가 시): 등기우편으로 사실확인 요청

- 특별한 사유 없이 미회신 2회인 경우 과태료 처분

￮ 기술자 확인: 등기우편으로 사실 확인 요청

￮ 검증 후 조치

- 근무사실이 없는 경우 심사조서 작성, 해당경력 삭제

- 등급 하락, 기술자 의견제출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반송 

<그림 2-7> 기술경력 검증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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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관련 우수 통계 사례 검토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 통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건설관련 벤치마킹 대상 

국가승인통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승인통계 개념: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주택인구문화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는 총 46개 운영되고 있으며 작성 주기, 조사 체계 등 

건설기술인 통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였음.

￮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대한건설협회)

￮ 해외건설 수주 통계 (해외건설협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ICT인력동향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통계명 작성기관(주) 근거법률 주기 조사(작성)체계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
대한건설협회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매월 종합건설업체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

수주통계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해외공사상황보고)
수시

계약체결(건설업체) 

-계약체결결과보고(협회) - 통계DB의 

자료입력(협회)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임금실태조사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

통계법 제1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1년

작성기관 조사담당자가 대상업체에 

조사내용 송부,

조사표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하여 

취합.

ICT인력동향

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 진흥법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1년

표본설계에 의한 표본조사, 조사원이 

사업체에 전화로 연락하여 팩스, 

이메일을 통한 조사표 작성

<표 2-4> 검토대상 국가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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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대한건설협회)

 조사목적: 건설산업 동향 파악, 건설경기에 따른 건설업 운영과 관련된 통계자료 제공, 

건설산업 관련 정책 마련

 조사내용: 수주액, 도급종류, 공동도급지분, 착공년월, 준공년월, 발주기관, 낙찰률 

 활용분야: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한국은행) 건설투자 및 GDP 관련 지표, 

(건산연) 상하반기 건설업 경기전망 세미나 자료, 건설자재 수급전략 수립 등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

 기타 주요 시사점:

￮ 매월 통계청 조사자료와 해당 수주액 비교분석

￮ 이용자 의견수렴(자문회의)

￮ 유사통계와 비교 분석 (통계청 건설경기동향

￮ 조사,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계약통계)

<그림 2-8> 통계조사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본 데이터는 나라장터를 활용 및 매월 통계청 자료(건설경기동향조사, 수주액)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나 용도 조사,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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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건설 수주통계 (해외건설협회)

 조사목적: 해외건설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구축

 조사내용: 해외건설 수주금액, 수주건수, 수주지역 등 (해외건설업자로부터 

해외건설e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

 활용분야: 통계청 건설업 조사 등 정부기관, 공공기관, 건설단체, 연구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 중

 이용자 의견수렴: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요구사항 반영)

 해당 데이터는 입력 후 검증만 확인되면 수시로 통계에 반영하여 공표되며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개선사항 발굴,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상반기(7월), 연간(다음연도 1월)에 통보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함.

구분 원시자료 자료 입력 및 관리 자료집계 및 분석, 공표

내용

수주 및 계약체결 시 

수주활동 통보서식에 맞추어 

자료 작성

업체에서 해외건설협회에 구축된 

시스템에 자료 입력(미입력시 제출 제한)

자료수집 후 오류 검증, 보완, 

집계, 분석, 공표

작성자 해외건설업체
업체에서 입력 후

해외건설협회 관리
해외건설협회

<표 2-5> 해외건설 수주 데이터 수집체계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조사목적: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대가 산출에 필요한 등급별 노임가격 산출

 조사내용: 각 등급별 평균임금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전수조사)

￮ 업체 현황 분석 (연봉제, 호봉제, 혼합체계 구분)

￮ 임금 동향 시계열 분석, 지역별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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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발주청 등)

 해당 데이터는 등급별, 직무분야별 임금 동향 분석에 활용됨(발주 용역에 대한 

투입인원 수 산정 등) 이를 벤치마킹하여 건설기술인 임금실태조사 등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구분 주요 항목

업체현황 업체명 및 대표자 `업체명, 성명, 성별 등

근로형태 근로유형 및 근로시간 근로유형(연봉제, 호봉제, 혼합), 근로시간(주5일 근무제 등)

임금
직무분야별 임금현황 등급별 인원, 기본급여, 수당, 평균임금 등

동절기 현황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배치인원, 지급임금 등

기타 임금동향 전년대비 임금변동, 작성자 의견등

<표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항목

3.4 ICT인력동향 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조사목적: ICT의 융복합으로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ICT 인력 수급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시의 적절한 인력수급 자료 제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표)

 조사내용: ICT산업계 인력수요 현황, ICT 산업 및 ICT 관련 산업의 인력규모 조사

 조사 시 조사설계 및 오류 검증과정이 포함됨

￮ 상용 종사자 수와 직종별 종사자 수 합계 간 일치 여부 확인

￮ 연구기술직 종사자 수와 연구기술직 세부 직무별 종사자 합계 간 일치 여부 확인 

￮ 남, 여 종사자의 합계와 상용 종사자 수 일치 여부 확인

￮ 대기업의 경우 분기별 공시자료(DART)와 값 차이 여부 확인 등

 활용분야: ICT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정부부처의 ICT 인력양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매년 인력동향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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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ICT인력동향실태조사 발표(통계청, 보고서)

 상기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승인통계가 되면 통계품질 진단 주기적 실시하게 

됨. 즉, 통계품질 진단 매뉴얼에 따라 통계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기 위한 전략, 

로드맵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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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분석

4.1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 분석 개요

 분석 목적: 원본 데이터(raw data)의 현황 진단 및 시사점, 개선방안 도출

 분석 내용: 기술인 경력신고 데이터의 정확성, 접근성, 시의성, 정시성,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 (통계 품질진단 매뉴얼 참조)

 데이터 수집 현황

￮ 22. 12. 07 : (1차)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력, 자격, 경력 데이터 확보 (93만개)

￮ 23. 01. 03 : (2차) 원본 데이터 누락 및 추가 수정 필요한 부분 (데이터 범례, 회원자격 

상실일, 공사개요 등)

 항목별 진단 기준

￮ 정확성: 표본크기, 오차의 크기 등 통계의 정확성

￮ 접근성: 사용자의 입장에서 통계자료 접근에 대한 용이성

￮ 시의성, 정시성: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 간 차이, 공표시기 준수

￮ 일관성: 특정 통계에 대하여 다른 기관 및 다른 연도 자료와 비교

<그림 2-10> 원본 데이터 예시(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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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력확인서 입력 정보 검토

 경력확인서를 기준으로 21가지 정보를 DB가 서버에 구축되고 있음. 이들 중 역량지수 

산정에 필요한 정보는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직무분야,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보정계수 적용 시)로 6개 정보만 필요함.

 공법, 공사개요, 공사 금액 등 공란이 가능하거나 등급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미 기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공사 종류의 경우 기타로 신고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번호 입력 정보 비고 번호 입력 정보 비고

1 성명 12 공사종류 　

2 주소 13 담당업무 ●

3 회사명 14 직위 ●

4 건설업종 15 책임정도
● 

(보정계수 적용시)

5 입사일 16 공법

6 퇴사일 17 공사(용역)개요 ○

7 참여기간 ● 18 공사(용역)금액 ○

8 참여사업명 ● 19 착공일 ○

9 발주자(청) 　 20 준공일(예정일) ○

10 직무분야 ● 21
인사/사업 부서 확인 및 

발급번호 
　

11 전문분야 　

<표 2-7> 경력확인서 작성 항목

●: 기술등급 인정시필요정보

○: 의무신고사항 아니며 발주청또는 인허가 기관장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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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통계 정확성 검토

 경력신고 원본데이터를 확보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분석 (모집단 : 937,857명)

 연령, 학력, 경력, 교육기관 및 시간 측면에서 일부 누락, 이상치가 관측됨.

구분 검토결과 예시

연령
누락 데이터 수정 필요 ∙ 생년월일이 0으로 처리된 관측치 833개

일부 이상 데이터 존재 ∙ 1840, 2044, 2062, 2075 년생

학력

누락 데이터 수정 필요
∙ 1,048,243개 중 

192,586개 학력 데이터 결측 (18%)

유사한 학과끼리 통합 필요
∙ 건설.환경공학부(토목공학과) 6개 

건설.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386개

교육기관 및 

시간
교육기관의 중복성

∙ (재)건설산업교육원 – 건설산업교육원 따로 입력

(통합필요)

경력 누락 데이터 수정 및 중복 데이터 통합 필요 ∙ 공사명, 공사종류, 담당, 업무 분류체계 개선 필요

<표 2-8> 경력신고 데이터의 정확성 검토

 기타신고 정리 필요 : 공사종류 입력은 대분류와 소분류 중에서 본인이 참여한 

프로젝트 공종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공사종류를 기타로 신고하여 다양하게 

공사종류를 작성되고 있음.

￮ 미기재하는 경우, 같은 공종이라도 다르게 구분되어 나타남 (공사종류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어려움)

<그림 2-11> 공사종류 데이터 분석 결과 (미기재, 중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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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통계 접근성 및 시의성 검토

 통계의 접근성: 기술인협회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자료실 – 건설기술인 통계

 통계의 시의성정시성: 연 1회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표

 통계의 일관성: 경력신고 데이터의 분류체계 개선 (유사한 데이터 통합 필요)

구분 구분 현황 중복 예시

공사명 639,792개로 구분
∙ 힐튼호텔, 힐튼호텔 신축,힐튼호텔 현장, 힐튼호텔건설공사, 힐튼

호텔신축공사, 힐튼호텔신축공사현장, 힐튼호텔현장

담당 2,367개로 구분 ∙ 감독관리, 감독대행, 감독보조, 감독보좌, 감독지도, 감독총괄

직위 858개로 구분 ∙ 현장채용, 현장채용직, 현채직, 현채직사원

공사종류 15,640개로 구분 ∙ AL창호, AL창호공사, AL창호 및 판넬

<표 2-9> 입력 데이터별 중복현황 검토

4.5 시사점

 현행 기술인 통계는 경력 신고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음. (직접 신고 및 일부 

KISCON, CEMS를 통해 일부 반영)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와 작성형태, 조사방법, 표본규모, 작성주기 등을 비교 

분석해보면 건설기술인 통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보고통계: 타 국가승인 통계는 조사 통계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 확보

￮ 조사방법: 기술인 통계는 개인이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경력신고

￮ 조사대상: 신고를 원하는 개인이 비정기적으로 신고

￮ 표본 규모: 통계청(2021)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직종별 종사자수 45만명이나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기술인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90만명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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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실태조사
해외건설 
수주통계

ICT인력동향
실태조사

건설기술인 통계

작성형태 조사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작성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우편, 방문 등
온라인 조사

(업체에서 입력)
온라인 조사

개인경력신고

(대면, 온라인)

조사대상 종합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업체 해외건설업체 ICT 업체

건설기술인 전수 대상

(신고, 업데이트가 

비정기적)

표본규모 전수조사 전수조사 전수
8.6%

(2940개/34265개)

90만명 

(2021.12기준)

*참고: 직종별 

종사자수 45만명

(통계청2021)

작성주기 월 연 1회 수시 연 1회 연 1회

공표시기 조사기준 익익월초 다음해 1월 수시 공표 연 1회 연말

<표 2-10>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와 종합비교 결과

 아울러 기술인 통계는 신고 시 (1) 정보의 누락, (2) 임의로 작성의 리스크가 존재함. 

(기타신고, 미기재 등) 

￮ 학력, 공법, 교육기관명 등에서 동일한 기관이나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는 경우 발생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기술인 통계 지향점은 다음과 같음.

￮ (통계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 데이터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수정 필요. 통계적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통계 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문제를 구체화 하고 

개선방안 도출 필요

￮ (통계 접근성 및 명확성 개선) 이용자가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매우 낮음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자료공개 체계 및 자료 제공형태의 다양화 필요

￮ (통계에 대한 활용가치 증대) 경력신고 내역 및 외부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으나, 활용성이 크게 떨어짐.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책 변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적용으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직무･업무 변화에 대한 기술인 

통계 제시 필요 ➜ 산업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류체계 

개선(직무･업무)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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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데이터의 통계적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배포 절차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통계 품질진단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기술인 

통계 시스템을 검토하였음.

￮ 통계정확성, 시의성, 정시성, 관련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명확성 등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통계를 평가하였음.

￮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일반 연구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아울러, 국가승인통계가 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필요

<그림 3-1> 통계품질 진단시 검토항목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매뉴얼)

제3장  건설기술인 통계 품질 진단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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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승인통계 및 통계품질진단 개요

 통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정부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에 활용되는 

자료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관리함.

￮ 지정된 통계의 작성 기관은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통계교육 및 통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의무가 있음.

￮ 또한 동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의 경우 10년 이내에 주기적으로 정기 

통계품질진단을 시행하지만, 대부분은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소관 통계의 품질을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함.

 통계청(2023)1)에 따르면, 오늘날 통계품질은 단순히 정확성 및 신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통계수요자가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되고 제공되는지”를 나타내는 

다차원적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확대되고 있음.

￮ 통계품질진단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가지 품질측정 지표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계 개선사항을 제시함.

- 관련성(relevance)은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지와 관련된 

개념임.

- 정확성(accuracy)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 및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하는지를 나타내며,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값의 근접성과 관련된 개념임.

- 시의성(timeliness)은 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 간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punctuality)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지를 나타냄.

1) 유럽연합에서 개발한 자체품질진단서(DEvelopment of a Self Assesment Programme, DESEAP)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작성 지침서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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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성(comparability)은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 도구 및 과정,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시간 및 공간이 다르더라도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며, 일관성(coherence)은 서로 다른 기초자료, 작성 방법, 작성 

주기 등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얼마나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나타냄.

- 접근성(accessibility)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며, 명확성(clarity)은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을 나타냄.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 따르면, 국가승인통계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

보고통계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가공통계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자료: 통계청,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제2조.

<표 3-1> 국가승인통계의 유형

￮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보고통계로 

구분할 수 있음.

 자체 통계품질진단은 나라통계포털에 접속하여 70여개 진단 문항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지 않은 단순 

행정정보자료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자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통계품질진단을 시행하여 건설기술인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자체 통계품질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진단서의 문항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별･응답 값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우수･양호･보통･주의･미흡 5등급으로 분류함.

- 그러나 점수 부여 가중치가 외부에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의의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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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 통계품질진단 내용(보고통계)

 자체 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 수집, 통계처리, 통계분석, 

통계공표･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사후관리의 7가지 부문으로 구성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설기술인 통계」와 해당 통계의 

기초자료인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에 대해 분석함.

2.1 통계작성 기획

 통계작성 기획 부문은 통계의 기본현황, 통계이용자의 관리 및 요구사항 분석에 관련된 

문항으로 통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점검함.

2.1.1 통계작성 주체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직접 작성하고 있으며, 협회의 내부 

방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따로 통계작성을 위한 지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2.1.2 통계의 주요 이용자

 통계이용자는 전문 이용자그룹과 일반 이용자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전문 이용자는 국가 및 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를 이용하는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이며, 일반 이용자는 대학(원)생, 일반인 등임.

￮ 작성 기관은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이용자 명부 등을 활용해 가능한 

많은 이용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

- 통계간행물 배부처, 통계자료 이용자 명단, 해당 통계전문가/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홈페이지 자료 접속자 등이 통계이용자 명부에 해당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주로 작성 기관 내부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및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정책자료, 언론사(신문, 방송 등) 보도에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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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까지는 건설기술인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이를 배부처에 송부하였으나, 

현재는 협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그러나 홈페이지 자료 접속자에 대한 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2.1.3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방법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를 생산하려면 이용자 의견을 수렴･반영 및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공문･E-mail 등을 통한 기관 내 및 관련기관 담당자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및 

이용자그룹 등의 토론회, 일반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 다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협회 내부 부서 혹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2.1.4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수집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중요도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건설기술인 통계의 경우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2 통계설계

 통계설계 부문은 통계의 개념, 정의, 분류기준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설계단계에서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을 점검함.

￮ 다만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미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 변경 및 변경 승인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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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통계 주요 분류기준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등급) 자격(40점 이내)･학력(20점 이내)･경력(40점 이내)에 따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지수값에 따라 등급을 구분함.

구분 설계･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특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65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55점 이상 ~ 65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35점 이상 ~ 55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표 3-2>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 (건설공사업무)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됨.

- 이 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타당성 조사) 등과 같이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책임 정도 및 상세업무를 추가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책임정도) 경력지수 산정 시 건설기술자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보정계수를 적용해 책임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함.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종류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공사 종류를 분류함.

- 이때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 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도록 함.

- 또한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의 

경우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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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의

기획

계획 및 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공사 착공 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소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측량 및 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감정 및 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

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

견적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

관리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

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

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유지보수 및 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설계용역, 종전 설계감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시공단계, 감

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

는 업무

지원

자문 및 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표 3-3> 건설공사업무의 종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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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업무 책임 정도 정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

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자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설계,

건설사업관리

사업책임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

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용역에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아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표 3-4>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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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대분류 소분류

 1. 도로

 2. 고속국도

 3. 국도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 이상)]

 5. 공항

 6. 댐

 7. 간척․매립

 8. 단지조성

 9. 택지개발

10. 농지개량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3. 지하철

14. 터널

15. 발전소

16. 쓰레기소각시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9. 산업시설

20. 환경시설

21. 저장․비축시설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3. 하수도

24. 공용청사

25. 송전

26. 변전

27. 하천 [하천정비(지방/국가)]

28. 통신․전력구

29. 기타

 1. 토공

 2. 미장, 방수

 3. 석공

 4. 도장

 5. 조적

 6. 비계․구조물해체

 7. 금속구조물창호

 8. 지붕․판금

 9. 철근․콘크리트

10. 철물

11. 기계설비

12. 상․하수도설비

13. 보링․그라우팅

14. 철도․궤도

15. 포장

16. 준설

17. 수중

18. 조경식재

19. 조경시설물설치

20. 건축물조립

21. 강구조물

22. 온실설치

23. 철강재설치

24. 삭도설치

25. 승강기설치

26. 가스시설시공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온돌시공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표 3-5> 건설공사업무의 공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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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의 담당업무, 책임 정도 및 공사 종류의 경우 

코드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23년 1월 26일 기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의 코드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담당업무(18,390개), 책임 정도(24개), 공사 종류(179개)로 나타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분류기준과 상이함.

- 건설공사업무의 경우 책임 정도 및 상세업무를 추가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담당업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사 종류 또한 분류기준에서 ‘기타’ 공사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자료상으로는 대분류 및 소분류마저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실제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개인이 경력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문자(string) 

변수로 입력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2.2.3 작성 형태

 행정자료 및 보고자료는 법령 등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신고, 등록, 인･허가, 

보고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근무처･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자료는 이에 따른 

등록･신고(인가･허가 포함)자료에 해당함.

- 등록･신고자료는 개인 및 사업체가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형식의 자료 또는  

인･허가 과정을 거친 사항을 집계하여 작성하는 자료를 의미함.

2.2.4 보고 대상 명부 확정･보완

 보고통계는 보고 대상 및 통계작성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할 때 통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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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대상은 통계 목적에 따라 보고 대상의 전체 또는 일부일 수 있으며, 따라서 

통계작성 시에는 이전 보고 대상과 비교해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통계작성 범위에 포함하였는지 명확히 해야 함.

- 자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은 보고 대상 명부의 확정･보완 시기를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는 1999년 4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2000년 4월부터 

신고 의무가 임의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고 대상 명부 또한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2.5 보고 대상 명부(목록)와 통계작성 목적 정확성(포괄)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작성 대상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통계 목적과 

상관이 없는 다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누락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원에 한해 

운영되고 있어 건설기술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경력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

￮ 또한 경력신고 의무가 임의화됨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여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인원과 단순히 경력신고를 미루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2.2.6 보고 서식 설계(변경)를 위한 방법

 보고자료는 대부분 보고항목 및 응답 대상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된 보고항목 및 양식을 기준으로 서식을 작성함.

￮ 보고 서식은 보고통계의 측정 도구로서 응답자의 이해 및 작성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간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고 서식을 설계 및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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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등급별･분야별･ 

소속업체별･자격별 건설기술인 현황을 제공하고 있음.

￮ 보고항목 및 양식에 해당하는 경력신고서 내용(경력신고 사항)은 시행규칙 및 고시 

내용이 개정되는 경우 이에 맞춰 변경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므로 신고 서식은 법이나 고시에 

따라 적용되나, 설계 및 검증 절차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의 협의 과정이 포함될 

수 있음.

2.2.7 보고 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 제공

 보고 서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간단한 조사에 의해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 지침 제공 여부가 결과 내용의 정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따라서 보고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전화 및 상담을 통해 

주의해야 할 항목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공해야 함.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경력신고 안내 책자(총 

124쪽)를 발간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작성 

요령 및 예시를 게시하고 있음.

￮ 또한 협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경력신고 및 제 증명 발급에 관한 민원과 기타 

협회 업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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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그림 3-2>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작성 요령

2.2.8 보고 서식 중 성별 구분

 통계청은 통계작성 시 성별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보고 서식에 성별 

구분 문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는 성별 구분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고인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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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부문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련된 문항으로 자료 수집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적절히 활용해 높은 품질의 자료를 얻고 있는지 점검함.

2.3.1 보고담당자 교육 방법

 보고통계 자료품질은 보고 단계별 자료의 신뢰성에 달려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보고 담당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 종류는 소집(집합) 교육, 미리 작성된 교육자료를 통한 인터넷(사이버) 교육, 

Zoom 또는 영상회의 등의 화상교육, 공문 및 게시판 등을 통한 업무지시 및 현장 

지도 등의 전달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경력신고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고 있으며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경력신고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콜센터 및 챗봇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개정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PPT 등 교육자료 또한 배포하고 있음.

2.3.2 보고받은 자료의 정확성 검증

 보고통계는 보고된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자료의 정확성, 누락 및 중복 

등에 대해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

￮ 특히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료가 바로 작성되는 경우 최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서류 검토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해 실명 확인 단계를 거친 뒤 기본정보, 근무처, 기술 경력, 학력, 자격, 군 복무 

여부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음.

￮ 교육, 근무처, 자격 변수의 경우 현재 전산상으로 자동화된 내용검토 기능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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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변수는 교육기관에서 신고되는 자료, 자격 변수는 산업인력공단 자료, 

근무처는 4대 보험 자료와 비교 검증하여 자료의 내용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대상자를 무작위로 1천 건당 1건 선정해 KISCON의 

건설공사 대장을 확인하거나 공사계약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가 등기우편이나 유선상으로 업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점검하고 있음.

￮ 또한 과거 자료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사망자, 이민자 및 주소상태 변경자 등을 협회자료에 

반영하는 절차가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임.

2.3.3 작성 기준시점의 변동성

 통계를 작성할 때 기준시점이 변경되는 경우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지고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성 기준시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또한 기준시점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작성 기준시점의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표되고 있음.

￮ 이 중 2001년 자료는 기준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02년은 10월 31일 기준과 

11월 30일 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나 2003년부터는 작성 기준시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3.4 보고자료의 기한 내 수집

 보고통계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공표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기한 내에 수집되어야 

하나 자료 보고자의 비협조, 자료 성격에 따른 수집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집 여부를 확인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까지 경력신고를 마친 인원의 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므로 보고자의 비협조 등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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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계처리

 통계처리 부문은 자료의 오류를 검토하는 내용검토(editing) 작업 등을 수행하는지 

점검함.

￮ 내용검토는 보고된 자료에 대해 오류를 검토, 수정 및 무응답 처리 등을 수행하는 

절차로 통계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작업임.

- 통계작성기관은 내용검토 과정을 수립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함.

   1) 내용검토 계획 수립 및 지침서 작성

2) 오류 발견 시 사실확인 및 자료 수정

3) 무응답 및 신뢰성 저하 자료 재확인

4) 발견된 오류의 원인 및 수정 정보 기록

5) 내용검토 자료 별도 표시

2.4.1 자료 입력 및 전송방식

 보고자료는 전산입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처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입력할지 검토해야 함.

￮ 현재 기술 발달로 자동 입력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동 입력방식을 적용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의 기초자료인 경력신고 자료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신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방문 접수하면 이를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 다만 이미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기술 경력을 추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경력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B에 직접적으로 저장됨.

2.4.2 자료의 내용검토 방법

 내용검토 작업은 보고자료에 대한 오류 검토, 수정 및 무응답 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통계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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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자료는 대부분 전산입력을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자료 입력과정에서 처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 내에 자동 내용점검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용검토 방법은 범위점검, 통계적 점검, 논리적 관계 점검 등이 있으며, 작업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형식적 에디팅(format edit): 수집자료의 외양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작성 항목 

누락 여부 및 코드화된 항목과 코드체계 간의 점검 등을 포함

- 구조적 에디팅(structure edit): 입력자료 특성을 감안하여 자료의 응답값이 

적절한지를 점검하며, 자료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보고항목의 적정성 또한 점검함.

- 범위 점검(range checks): 각 항목별로 유효 응답값 범위 또는 범주화된 값을 

벗어나는 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는지 점검하며, 이를 위해 각 항목별로 유효 

응답 범위를 규명해놓은 지침서를 만들어두어야 함. 

(예시: 연령은 0~100세 이내)

- 일관성 점검(consistency checks): 서로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값의 일관성을 

점검하며, 보고 서식 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점검 질문(filter question) 및 동일 

보고의 과거 자료 또는 유사 자료를 활용함. 

(예시: 연령이 12세인 경우 혼인상태는 일반적으로 “미혼”)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있음.

￮ 또한 변수들의 입력값 범위를 지정하여 이상치 입력을 최소화하고, 종료일과 

시작일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등 범위 점검 및 일관성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이상치가 발견되는 경우 관측치의 동일 직장 내 근무자와 비교 등을 

통해 수정하고 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점검절차를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이상치 분석이 통계적 기법을 통해 수행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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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37,587명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2)를 통해 통계의 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설기술인의 생년월일 자료의 경우 응답값이 0으로 처리된 관측치(데이터 누락)와 

1840년, 2075년생 등 입력 오류로 추정되는 관측치가 존재함.

￮ 학력 자료의 경우 총 1,048,243개 관측치 중 약 18.4%에 해당하는 192,586개의 

결측치가 존재하며, 출신학교 및 학과가 코드화되지 않고 문자변수로 관리되고 있음.

(예시: 건설･환경공학부(토목공학과) 6개, 건설･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386개,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과 93개 등)

￮ 교육 시간 자료의 경우 총 2,504,168개 관측치 중 약 14.2%에 해당하는 355,639개의 

결측치가 존재하며, 응답값이 0으로 처리된 관측치 또한 17.480개 존재함.

- 또한 교육기관 변수가 코드화되지 않고 문자변수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교육기관의 경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력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사명, 담당업무, 직위, 공사 종류 등의 변수 또한 각각 공사명 639,729개, 담당업무 

2,367개, 직위 858개, 공사 종류 15,640개로 구분되고 있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분류기준과 상이하게 문자변수로 관리되고 있음.

2.4.3 단위무응답의 처리 방법

 단위무응답이란 응답자가 불응하거나 불능(장기 부재 등)으로 보고내용의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경력관리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경력신고서를 바탕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보고내용의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이 

보고되지 않는 사례는 없음.

- 따라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단위무응답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음.

2) 경력신고 자료 중 학력, 교육, 경력 등 응답자 1명의 경력신고서 상에 다수의 정보가 기입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관측치가 

총관측치 수(937,587명)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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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항목무응답의 처리 방법

 항목무응답은 응답자가 보고한 내용 중 일부 문항이 누락된 경우를 의미함.

￮ 항목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콜텍 대체: 결측값을 과거 자료 및 유사 자료 등 외부 출처에서 가져온 값으로 

대체

- 핫덱 대체: 결측값을 동일한 보고의 타 응답자의 자료로 대체

- 과거 자료 대체: 결측값을 과거 보고자료에서 가져온 값으로 대체

- 평균 대체: 결측값을 타 응답자들의 응답 평균값으로 대체

- 최근방 대체: 결측값을 가장 유사한 응답자의 값으로 대체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항목무응답이 있으나 

이를 대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5 보고받은 자료의 집계 방법

 보고통계는 전산망을 통해 시스템 내에서 통계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경우와 

행정망과 별도로 통계 패키지(SPSS, SAS, Excel 등)를 이용하여 집계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자료를 SQL 쿼리를 

통해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4.6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 방법

 통계작성기관은 자료 수집 및 통계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 특히 비밀자료가 포함된 경우 수집된 보고자료, 전자파일 및 인쇄물 등의 

생산･보관･전송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보호를 위한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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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를 위해 주기적인 컴퓨터 갱신과 검증된 정보보호 수단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 비인가 자료의 공표 및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접근권한의 주기적 점검 등이 포함됨.

￮ 통계청은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따르면,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을 권장함.

- 보안관리자가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접근기록을 관리하고, 개인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는 암호화를 거쳐 보안 식별번호로 대체하며, 자료 전송구간 및 

DB를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함.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경력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나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정기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시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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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분석

 통계분석 부문은 통계품질의 정확성 및 비교성/일관성 측면과 무응답 관리, 이용자 

만족도 파악, 타 통계와의 비교 가능성을 점검함.

￮ 다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단위무응답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단위무응답 유형 및 단위무응답률 항목은 해당 없음.

2.5.1 항목무응답률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목무응답률의 점검이 필요함.

￮ 항목무응답률  
전체 보고 조사  대상수 

해당 항목에 무응답한 보고 조사  대상수
× 

- 항목무응답은 무응답 편향(bias)을 발생시켜 자료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요 변수에 대해 항목무응답률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 발생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은 항목무응답률의 수준을 매우 높음(50% 이상), 높음(15~50%), 

중간(5~15%), 낮음(1~5%), 발생하지 않음(1%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 중 생년월일, 학력, 자격, 경력, 교육 등 각 변수의 

항목무응답률을 계산한 결과 약 7.2~18.4%로 중간~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2.5.2 이용자 만족도 조사

 통계의 관련성을 높이려면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여 

외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함.

￮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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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5.4 시계열 비교 가능성

 시계열자료는 연속성과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동일한 통계의 과거 자료와 현재 자료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함.

￮ 특정 기간 동안 개념, 분류, 측정 도구, 측정 과정 및 기초자료 등 기준이 동일하게 

집계되어 비교 가능한지를 확인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현황을 등급, 분야, 소속업체 및 자격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경우 2017년부터, 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통계는 경력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경력신고서에 작성된 

항목은 입력 당시 기준으로 DB에 저장되며, 일부 변수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 등 

경력신고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기준으로 추출이 불가능하지만 학력, 자격, 

경력 등 주요변수는 동일 기준으로 추출 가능함.

2.5.5 지역 또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

 타 지역 또는 타 국가의 동일 목적 통계와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목임.

￮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통계와 동일한 작성 목적을 갖더라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조사표가 설계되기 때문에 조사 문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 따라서 통계를 비교할 때는 어떤 항목이 일치하고, 어떤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지를 

인지해야 통계를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음.

 일본은 건설 커리어 업 시스템(Construction Career Up System; CCUS)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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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증, 현장 취업 이력 등을 등록 및 축적해 객관적인 

등급(Level 1~4)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CCUS는 전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능인과 기술인이 혼재되어 

있어 건설기술인 통계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

 미국 노동통계국은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을 발간해 약 830개 직업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추정치를 산출하고 있음.

￮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를 통해 직업을 

범주화하고 이를 직무에 따라 세분화함.

￮ 이 중 건설업(Construction) 대분류에 속하는 직무로 기술인(Engineers), 설계사 

(Drafters), 건설 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등이 속해 있음.

￮ 그러나 OEWS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건설기술인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비교만이 가능함.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의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 이탈 인원과 경력신고를 미루고 있는 인원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기술인 취업자 수는 정확한 수치라 보기 어려움.

 종합하면,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국가 간 비교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5.6 잠정치와 확정치 통계의 일관성

 잠정치는 모집단 특성에 따른 최종 추정치가 나오기 전 잠정적으로 산출한 추정값을 

의미하며, 확정치는 잠정치로 발표했던 값을 더욱 확실하게 추후 재추정한 최종값을 

의미함.

￮ 잠정치는 신속하게 공표되는 대신 정확성이 떨어지고, 확정치는 정확성이 높은 대신 

신속성이 떨어지므로 차이가 크지 않고 시차 역시 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건설기술인 통계는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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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유사 통계와의 일관성

 통계청은 국내 건설업의 구조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건설업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 부문의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부가가치, 공사실적 등에 관한 사항이 

조사에 포함되며, 이 중 종사자수는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수･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수의 합계를 의미함.

- 피고용자수는 다시 상용종사자･임시 종사자･사무직 및 기타로 나뉘며, 상용종사자 

중 기술인과 기능공을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조사 역시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국 OEWS와 마찬가지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비교만이 가능함.

- 또한 건설업조사는 상용직에 한해 건설기술인과 기능인을 구분하고 있어 

건설기술인 중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의 수를 파악할 수 없음.

연도
건설업조사 상용직 기술인

(A)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취업자*

(B)

일치도

(A/B)

2008 339,472 451,693 75.2

2009 343,711 459,416 74.8

2010 344,365 465,342 74.0

2011 358,842 473,356 75.8

2012 362,904 479,186 75.7

2013 376,454 480,148 78.4

2014 386,483 497,972 77.6

2015 386,444 516,042 74.9

2016 400,551 535,381 74.8

2017 429,578 550,871 78.0

2018 433,955 570,542 76.1

2019 447,975 589,540 76.0

2020 436,807 617,446 70.7

2021 450,397 648,944 69.4

자료: 통계청 「건설업조사」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부 자료

주: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자격･학력･경력 등과 무관하게 협회 등록회원 중 근무처가 존재하는 인원

<표 3-6> 건설업조사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취업자 수 간 비교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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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조사 내 상용직 기술인수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취업자 수를 비교하면 <표 

3-6>과 같음.

￮ 건설업조사와 건설기술인 통계의 일치도는 최소 69.4%에서 최대 78.4%로 

나타났으나, 협회 취업자수는 임시직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야함.

 또한 김민형(2012)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포함한 경력관리기관의 재직 건설기술자 

통계와 고용보험 DB를 교차 검증하여 실질적으로 건설 부문에서 종사하는 기술 

인력의 수를 산출함.

￮ 먼저 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기술인 중 취업자 수를 파악하고,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업 중인 기술자 수를 산출한 뒤 이 중 비건설업 근무자를 제외함.

- 고용보험 DB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공’, 

‘용역’, ‘기타 건설’ 및 ‘비 건설’의 4가지로 재구분하고,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가 아니므로 협회에 등록한 공무원 수를 더하여 최종 수치를 산출함.

연도

건설업조사 

상용직 기술인

(A)

협회 등록 기술인 

중 취업자

(B)

(B) 중 고용보험 

DB 검증

(C)

(C) 중 비건설업 

근무자 제외

(D)

협회 취업자 수 

일치도

(D/B)

건설업조사 

일치도

(D/A)

2004 310,348 347,669 331,989 293,572 84.44% 94.6%

2005 319,438 392,686 374,976 320,554 81.63% 100.3%

2006 318,849 427,930 408,630 350,501 81.91% 109.9%

2007 343,709 468,352 447,229 369,852 78.97% 107.6%

2008 339,472 456,771 436,171 375,285 82.16% 110.5%

2009 343,711 479,957 452,866 378,941 78.95% 110.2%

2010 344,365 476,634 457,803 381,134 79.96% 110.7%

2011 358,842 484,991 464,616 385,302 79.45% 107.4%

2012 362,904 488,288 467,596 385,715 78.99% 106.3% 

자료: 김민형(2012), 「건설기술인력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연구」<표 Ⅱ-1>를 기반으로 저자 재구성

<표 3-7> 고용보험 DB 검증 건설기술인 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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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협회 취업 기술자 수와 고용보험 DB를 통해 검증한 실제 

건설 분야 종사자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최소 78.95%(2009년)에서 최대 

84.44%(2004년)로 나타남.

￮ 또한 실제 건설 분야 종사자와 건설업조사 내 상용직 기술인 수의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최소 94.6%(2004년)에서 최대 110.7%(2010년)으로 나타남.

- 이 때 고용보험 DB 검증 협회 기술인 취업자 수와 건설업조사 상용직 기술인 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 협회 기술인 수는 임시직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② 현재 기술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경력신고 의무화 폐지로 인해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이 존재하기 때문임.

 종합하면,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취업자’에 관한 유사통계인 

건설업조사와 일부 지표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하며 제약조건을 기술한 뒤 한정된 

비교만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5.8 공표 전 통계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보고통계는 자료를 공개하기 전 통계 결과물에 오류가 없는지 작성 단계별 검토, 관련 

유사 통계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 검증을 수행해야 함.

￮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의 경우 작성 단계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유선상으로 부서 

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증 절차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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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부문은 통계작성 과정의 문서화 및 작성 결과의 

제공현황을 점검함.

2.6.1 지침서 보유

 보고통계를 이용하기 적합하도록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문서로 만들어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통계가 지속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서화가 필요한 자료는 통계작성을 위한 기본계획서, 업무편람 및 직무편람, 

보고지침서, 자료 입력 지침서, 내용검토 지침서, 업무 매뉴얼 등이 해당함.

- 보고지침서는 보고 대상, 보고 일정, 보고내용 및 보고 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야 함.

- 자료 입력 지침서는 조사표 또는 보고 서식의 자료를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사용설명 등이 수록되어야 함.

- 내용검토 지침서는 보고자료의 기본사항 및 항목별 점검 사항과 같은 오류를 

점검하는 방법과 수작업 또는 자동화로 내용검토를 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수록되어야 함.

- 업무편람 및 직무편람은 업무담당자가 통계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업무에 관한 지침이 수록되어야 함.

- 업무 인수인계서, 업무기록일지 등 기타 인수인계를 위한 자료 또한 문서화 

필요자료에 해당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보고지침서에 해당하는 경력신고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정된 업무 매뉴얼 하에 자료입력, 내용검토, 보고지침, 업무 인수인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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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통계공표 전 통계 제공

 「통계법」 제28조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제공할 

수 없으나, 관계기관의 업무수행 등을 위해서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할 때는 제공자, 제공내용, 제공 사유 및 제공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대부분 협회 내부 혹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가공되어 통계로 작성되고 있음.

￮ 따라서 협조 요청을 위한 공문은 시스템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2.6.3 공표 일정 사전 공개

 통계작성기관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계 공표 일정을 공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표 일정을 사전 예고하고 준수하는 것은 통계의 정시성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중요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수탁기관 자료를 취합한 

뒤, 이를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에 송부하여 통계누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경우 공표 일정을 익년 3월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교통부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

- 협회는 매달 건설기술인 통계를 최신화하고 있어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가 

취합되는 즉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공표 예정일을 별도 공지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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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공표 예정 일자 준수

 기획 단계에서 설정한 공표 예정 일자를 준수함으로써 통계의 정시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일부 주요 통계는 이용자들이 사전에 통계 공표 일정을 알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 준수 정도는 공표 예정일과 실제 공표(발간)일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판단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공표 예정일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6.5 통계의 시차

 통계의 시의성은 보고 대상 기간의 최종일(보고기준 시점)과 통계 결과 공표일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두 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다고 간주함.

￮ 통계생산자는 보고 기준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계 결과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계청은 통계작성 주기별로 작성 기준시점과 결과 공표일 간의 차이를 다음 <표 

3-8>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연간 통계 반기 통계 분기 통계 월간 통계 구분

24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0일 이상 60일 이상 ⇒ 상당한 시차

18~24개월 9~12개월 135~180일 45~60일 ⇒ 다소 긴 시차

12~18개월 6~9개월 90~135일 31~45일 ⇒ 보통의 시차

9~12개월 4~6개월 60~90일 20~31일 ⇒ 약간의 시차

9개월 미만 4개월 미만 60일 미만 20일 미만 ⇒ 매우 짧은 시차

자료: 통계청, 「자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보고통계)」

주: 통계작성 주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연간 통계로 간주함.

<표 3-8> 통계작성 주기별 시차 기준

 2022년 건설기술인 통계를 기준으로 시차 기준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음.

￮ 건설기술인 통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간되므로 연간 통계에 해당함.

- 작성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 31일, 통계 결과 공표일은 2023년 1월 30일이며 

시차가 30일로 나타나 매우 짧은 시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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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통계 결과 공표 방법

 통계작성기관은 통계 결과를 간행물 발간,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경로 및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통계공표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작성 기관은 이를 위해 

통계이용자 서비스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함.

- 통계 서비스 경로 및 경로별로 제공되는 자료의 유형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양한 이용자 유형에 맞추어 공표 방법을 다양화해야 함.

￮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및 인터뷰, 간행물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공표 방법을 

선택하고 통계 결과의 수치, 통계표, 용어 및 단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또한 통계간행물의 내용이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수치 또는 최종 보고자료와의 

일치하는지 여부와 미공표자료 수록 여부, 시계열자료의 일관성 등을 확인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협회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게재되고 있음.

￮ 과거에는 연간 단위로 「건설기술자 현황」을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으나 

2019년 이후 발간을 중단함.

2.6.7 통계자료에 대한 통계설명자료(메타자료) 제공

 이용자들이 통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 관련 보고서 및 간행물 등에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해야 함.

￮ 통계설명자료에는 보고 대상, 보고항목, 자료 보고 방법 및 작성 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분류 항목 항목 내용

통계개요

통계명

통계종류 통계유형, 통계종류

승인내역 승인번호, 승인일자

법적근거

작성목적

<표 3-9> 통계 설명자료 제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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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체 

현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통계누리에 업로드된 메타정보는 다음과 같음.

분류 항목 항목 내용

통계개요

통계명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체 현황

통계종류 행정정보자료

승인내역 (해당없음)

법적근거 (해당없음)

작성목적 국내 건설기술 직무분야별 건설기술인 현황

작성주기 (미작성)

최초작성년도 2017년

보고대상 건설기술인

보고항목 건설기술인 등급별･자격별･분야별･소속업체별 현황

조사방법 설계 (미작성)

자료제공

공표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표범위 (미작성)

공표주기 매년

간행물명 (미작성)

보고서식 보고항목 (미작성)

용어해설 용어해설 (미작성)

기타
이용시유의점 (미작성)

연락처 044-201-3556

<표 3-10> 건설기술인 및 용역업체 현황 메타정보

분류 항목 항목 내용

작성주기

최초작성년도

보고대상 보고대상, 보고범위, 보고단위, 보고대상 규모

보고항목 보고항목, 보고서식

조사방법 설계 모집단, 조사(보고)규모

자료제공

공표방법

공표범위 지역적 범위

공표주기

간행물명

보고서식 보고항목

용어해설 용어해설

기타
이용 시 유의점

연락처

자료: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보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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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시스템상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통계 설명자료 제공 

요구사항과는 상이한 바가 있으나, 미작성된 항목이 많고 대체로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2.6.8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마이크로데이터는 무응답 처리, 내용검토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자료로 최종 통계 산출 및 결과표 작성 등 통계분석의 기본이 되는 자료를 의미함.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자료 생성까지의 과정 

등이 명확히 기술되고 작성 기관, 위탁기관 및 민간 조사업체 간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또한 생성된 마이크로데이터는 외부 이용자를 위한 제공용과 내부 이용자를 위한 

보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제공용 데이터는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응답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Public Use Micro data)와 자료관리기관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는 승인된 마이크로데이터(Licenced Micro data)로 나뉨.

- 작성 기관은 응답자 정보보호와 통계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마이크로데이터 활용을 위해 파일설계서 및 코드북 등을 관리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개별 통계를 작성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된 자료를 SQL 쿼리를 통해 추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별도의 

마이크로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6.9 주요 이용자 이용내역 파악 여부

 통계작성 담당자는 해당 통계가 유용한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통계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함.

￮ 이를 통해 향후 통계의 개선･보완 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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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대부분 정부 정책자료 및 건설 관련 연구원의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문, 방송 등 언론자료로도 일부 활용됨.

￮ 다만 건설기술인 통계의 경우 2019년 이후 책자 발간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이용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2.6.10 국제기구 자료제공

 통계지표나 자료를 국제기구(UN, OECD 등)에 제공되는지를 파악함.

￮ 현재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국제기구에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2.6.11 성별 구분 관련 통계표 수록

 보고 서식(조사표)에 성별을 구분한 문항이 포함된 경우 보고서(간행물, DB 등)에도 

성별이 구분된 통계표가 수록되어야 함.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는 신고인의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때문에 

성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통계표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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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후관리

 사후관리 부문은 우수한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작성 과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점검함.

2.7.1 단계별 사후 점검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통계의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함.

￮ 통계작성 단계는 기획, 설계, 자료 수집, 입력 및 처리, 분석, 문서화 및 자료제공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기적으로 각 생산과정을 점검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새로운 통계기법을 적용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기획･설계 단계는 경력제도팀, 자료 수집･입력 및 처리 

단계는 등록팀, 문서화 및 자료제공･분석 단계는 회원정보관리팀이 담당하고, 

경력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산출된 통계는 문서화 및 자료제공 단계까지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통계 요청 부서에서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음.

￮ 경력제도팀의 경우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등 법령과 관계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며, 

등록팀의 경우 실제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을 담당함.

￮ 회원정보관리팀의 경우 통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시행하지만, 입력 절차에서 

발생한 오류는 수정하지 않음.

2.7.2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보유

 통계작성기관의 담당자는 소관 통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통계작성은 일반 행정업무와 달리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므로 정기적으로 통계교육을 

받아야 하며, 통계 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에 참여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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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 관련 업무는 정보관리실 회원정보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회원정보관리팀은 경력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SQL 쿼리를 

통해 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 다만 회원정보관리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문서화 및 자료제공 단계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통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 

담당자들을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7.3 용역실시 후 제출받는 자료

 통계작성기관이 용역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기초자료 및 원자료 등 투입자료와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아 관리해야 함.

￮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허가된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추후 통계조사 및 후속 분석 등을 위해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부에서 산출하고 있으므로 용역과 

관련된 해당 사항 없음.

2.7.4 외부 동향 모니터링

 작성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인용한 기사, 논문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통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 통계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알려 통계의 

오용을 방지해야 함.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협회 홍보팀에서 해당 통계가 활용된 정책자료, 연구자료 

및 언론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협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자료 외에 각 

부서에서 요청하여 회원정보관리팀에서 가공한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해당 통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출되었는지까지는 파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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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 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시사점

 통계청의 「자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르면,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단을 실시한 

뒤 차원별 혹은 진단 과정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전년도 개선과제 

이행실적까지 보고서에 포함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진단과정에서 도출된 건설기술인 통계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3.1 진단과정별 현황 및 문제점

3.1.1 통계작성 기획

 건설기술인 통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나 이용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요구사항 또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건설기술인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혹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되고 

있어 이용자 명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1.2 통계설계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류기준 및 항목에 의해 작성되며, 

안내책자 발간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보고서식 작성을 돕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의 경우 개인이 경력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문자변수로 입력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

- 기존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분류기준에 맞추어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건설기술인들의 요청으로 인해 업무, 책임정도 및 공사종류 

등이 세분화되고, 대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선택하여 신고하는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존재함.

￮ 또한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의무화가 해제되며 보고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명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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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인원은 아예 파악이 

불가능하며, 단순히 경력신고를 미루고 있는 인원과 건설업에서 이탈한 인원을 

구분하기가 어려움.

3.1.3 자료 수집

 건설기술인 통계는 경력신고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제공 및 집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내용검토와 무작위 추출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다만 건설기술인의 경력은 대상자를 무작위로 1천 건당 1건 선정한 뒤 건설공사대장 

또는 공사계약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산상으로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과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한 검증 역시 

가능하다면 재시행하여 자료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3.1.4 통계처리

 건설기술인 통계의 기초자료는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자료로,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경력신고서 항목을 담당자가 입력하여 D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전산시스템을 통한 내용검토(editing) 및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앞서 통계설계 부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력신고 사항을 문자변수로 DB에 

입력하고 있고, 경력신고 사항 중 의무사항이 아닌 항목(학력, 교육 등)에 대한 

결측치가 존재하며, 의무항목 중 일부 역시 항목무응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3.1.5 통계분석

 건설기술인 통계는 건설기술인 현황을 등급, 분야, 소속업체 및 자격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류기준 및 경력신고항목의 변화에 따른 일부 

변수를 제외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추출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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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통계 기초자료인 경력신고 자료의 항목무응답률이 약 7.2~18.4%로 중간~높음 

수준을 보였으며, 항목무응답을 대체하는 절차가 없음.

￮ 또한 일본의 CCUS는 기능인과 기술인이 혼재되어 산출되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며, 

미국 OEWS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 재직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비교만 가능해 국가 간 비교에 상당 부분 제약이 존재함.

￮ 뿐만 아니라 협회 통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건설기술인을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는 

통계청의 「건설업조사」 역시 상용직 기술인 중 건설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한정하여 기술인 수를 산출하고 있어 직접적 비교가 어려움.

3.1.6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건설기술인 통계는 업무 매뉴얼, 안내책자 등 지침서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통계 시차가 30일로 매우 짧아 시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자료 접근성이 높음.

￮ 그러나 통계 일정을 사용자에게 별도 공지하고 있지 않고, 통계설명자료가 작성되고 

있으나 미작성 항목이 존재하며, 통계 공표 전 자료 반출 내역 및 주요 이용자 

이용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또한 경력신고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성별 구분이 가능하지만 

통계표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음.

3.1.7 단계별 사후 점검

 건설기술인 통계는 각 생산과정을 경력제도팀, 등록팀, 정보관리팀이 분담하고 

있으며, 경력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 산출된 통계는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통계 요청 부서에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통계 생산의 주무부처는 회원정보관리팀이나, 입력 절차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등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계의 검증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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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건설기술인 통계 활용 현황과 건설기술인 통계 

관련하여 어떠한 통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전문가 조사는‘19년까지 발행한 건설기술인 통계 책자를 보낸 69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중 건설기술인 통계를 직접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함(19개 기관).

 조사항목은 건설기술인협회 및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통계의 활용성과 향후 요구되는 

건설기술인 통계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됨.

￮ 건설기술인 통계 활용 경험

￮ 건설기술인 통계 문제점

￮ 건설기술인 관련 통계 서비스 개선 방향 등

<그림 4-1> 전문가 조사 개요

제4장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통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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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인 통계자료 활용 현황

 주체별로 보고서, 인력수요 파악, 인력구조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 중임. 다만 

연구기관을 위주로 건설기술인 통계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수준

￮ 연구기관에서는 건설기술인 통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향후 신뢰성 개선 시 

적극 활용 예정

￮ 이외 타 기관에서는 건설기술인 통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통계 적정성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구분 활용분야

연구기관

(5)

국내 기술자 현황, 연령별 학력 분포, 학력 및 기술등급 현황, 산업인력구조 고령화, 역량 

분석 등

발주처 및 교육기관

(5)
공종별 인력현황, 교육수요 추정

협회

(4)
공종별 인력현황, 산업동향 분석, 해외건설 인력 유추

기업

(5)
건설정책 동향 관련 사내 보고자료

<표 4-1> 주체별 건설기술인 통계 활용 범위

3. 건설기술인 통계의 한계 및 신뢰성 제고방안

3.1 건설기술인 통계의 한계 및 문제점

 통계적 신뢰성 문제 지적: 입찰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력 등록 및 갱신하지 

않음.

 실제 고용인원을 대상으로 통계산정 필요: 현재는 연도별 기술인이 누적으로 쌓이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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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데이터에 비해 활용도 저하: 단순한 기초 수준의 통계만 제시하고 있어 가용 

불가능

 활용하기에 제한적임 (데이터 분석 및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어려움)

￮ 데이터를 PDF 형태로 제공(자료 가공 어려움)

￮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 습득 및 활용 현황 등

3.2 건설기술인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

 제공 기간의 다양화 필요: 1년 기준에서 반기, 분기별 발간 필요

 주기적인 업데이트 중요: 대한건설협회 등과 MOU를 통해 자료의 주기적인 갱신, 

4대 보험 자료 등과 연계하여 현황 업데이트,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재직기술인 

파악을 통해 신뢰성 확보 가능

 통계 집계방식 개선: (현장에 투입된 기술인의 경우 현장이 종료되고 난 이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 활동자(취업자) 위주의 통계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국가승인통계로 발전

4. 향후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4가지 범주화하여 분류 가능 (교육 수요 통계, 수급예측 통계, 

산업동향 통계, 기타)

 현재 기술인 데이터만으로 분석이 가능한 통계와 추가로 연구가 필요한 통계로 

구분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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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통계지표 비고

교육 수요

통계

건설기술인 교육 현황, 차년도 교육 수요 

OSC, 모듈러, 리모델링 등 신기술 관련 기술인 교육 및 육성을 위한 

수요 예측

현행 기술인 데이터로 활용 

가능 

(교육 수료 데이터 분석)

기술인 수급 

예측 통계

건설기술인 수급격차

건설기술인 수요 전망(공종별 건설기술인 수요 등)

산업 진입자 및 이탈자 통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하여 

모델 구축 필요

(중장기 과제)

산업동향 통계

업계간 이직 동향 통계 (예, 시공사 → CM사, 전문건설 →종합건설)

시공업체 재직기술인 vs 엔지니어링업체 재직기술인(평균연봉, 

월평균 근무시간, 근무시간대비 임금 등)

등급별 평균 직무경력

과정평가형 자격에 따른 기술인 정보

재직기술인 대상으로 근무처, 

경력 분석

기타 건설기술인 직무별임금수준 및 커리어 패스 (대학생 면담시요구사항) 직무분야별 경력데이터 분석

<표 4-2>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수요조사 결과)

5. 전문가 조사 종합 및 시사점

5.1 건설기술인 통계 한계 및 문제점

 (산업환경변화 반영 불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정책 변화,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적용으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직무･업무 변화에 관한 기술인 통계 제시 불가능

￮ 산업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직무･업무 구성 필요

 (통계 정확성 및 신뢰성 부족) 데이터 갱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건설산업 

이탈자(사망 또는 이직)에 대한 반영 미비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통계적 신뢰성 확보 필요

 (통계 접근성 및 명확성 부족) 이용자가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가 매우 낮음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재구성 및 자료 제공 형태의 다양화 필요



제4장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통계 조사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  ▪ 75

 (통계에 대한 활용가치 증대) 경력신고 내역 및 외부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는 

축적되고 있으나, 공급자 위주의 통계자료 제공으로 활용성이 크게 떨어짐

￮ 단순 수치 제공이 아닌 분석결과를 통한 시사점과 정책적 이슈를 도출 필요

5.2 벤치마킹 대상 통계

 WEF 미래직업보고서(The future of job report) - Industry profiles 

￮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45개국에서 8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2023년 기준) 향후 고용시장과 일자리 전망에 대한 보고서로, 내용 중 ‘Industry 

profiles’의 경우 업종별 직무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시사점(현재 

건설분야는 없음)을 알려줌.

￮ 전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협회 및 연구원에서 지속적인 발간하여 이슈 

생산 가능 (스마트 건설 적용으로 인한 직무 변화 등)

<그림 4-2> Industry profiles (WE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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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ION ENGINEER CAREER PATHS

￮ 건설인력 채용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서는 분야별 직무, 커리어 패스 등을 

통계적으로 제시

￮ Construction engineer의 여러 갈래를 제시하고 평균적인 경력 등을 보여줌.

￮ 평균 임금 수준, 교육 수준, job 공고까지 확인할 수 있음3).

<그림 4-3> 건설 엔지니어 직무별 평균적 경력, 평균임금, 평균 학력 등

￮ 건설 엔지니어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수준, 성별, 연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

<그림 4-4> 건설 엔지니어 보유자격, 학력수준, 전공별 구분

3) ZIPPIA (2023. 2. 15). URL: https://www.zippia.com/construction-engineer-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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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능인력 수급 예측 모델(최은정 and 나경연 2022)

￮ 건설직종별 수요, 공급, 수급 격차 전망 분석 (외국인 필요인력 전망치)

￮ 분석에 활용된 주요 통계: 다양한 승인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수급 예측모델 구축

- (통계청) 건설업 직종별 종사자 수, 건설업 평균임금 현황, 

- (국회예산정책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 

-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 노동생산성지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사업연보

￮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 정책 개발에 활용 → 기술인 통계를 활용한 건설기술인 

수급모델 구축으로 발전

<그림 4-5> 인력수급 모델 개발 및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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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를 위한 추진 과제

1.1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건설기술인 통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실태 및 선행연구 분석: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을 위하여 데이터의 주기적 

갱신과 유사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필요함

￮ 또한 미기재 데이터(공사종류의 ‘기타’, 공사개요 등) 입력을 유도하여 경력신고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계 신뢰성 개선 측면에서는 통계산정 시 재직기술인 대상으로 통계를 산정할 것과 

외부 데이터와 연계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었음.

￮ 아울러 기술인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동향 분석, 수급 분석 등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해달라는 요구들이 제기됨.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함.

￮ 건설기술인 데이터 고도화: 미기재, 오기입 데이터 최소화 방안 제안

￮ 건설기술인 데이터 분류체계 개선: 공사분류체계, 공법 분류체계 등

￮ 건설기술인 통계 개발(단기): 통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유의미한 데이터 제공(시계열 

데이터 등)

￮ 건설기술인 통계 개발(중장기): 조사통계 개발하여 국가승인통계 개발, 다양한 

건설기술 인력 통계 개발 및 제안(수급모델 등)

제5장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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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건설기술인 통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

1.2 목표설정 및 추진과제 제안

 앞서 제기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총 4가지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음.

￮ 단기과제 2개, 중장기 과제 3개로 단기과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제안

￮ 중장기 과제의 경우 해당 보고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개선

 단기과제의 경우 현재 경력신고시 미기재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역량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미기재 하거나 기타로 신고하는 경우들을 

최소화하여 건설기술인들의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설기술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표하는 통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데이터 

공유체계를 pdf에서 엑셀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인 통계 업데이트 

시기를 연간에서 반기별,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데이터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장기 과제로는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추진, 건설기술인 관련 통계 개발 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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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의 경우 다차원적 경력관리를 위하여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등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

￮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통계 추진의 경우 조사통계를 설계하여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것임. 건설기술인 관련하여 설문을 1년에도 200여건 진행(2022년 

기준)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성을 낮추기 위함임.

￮ 또한 건설기술인 수급통계 등 다양한 인력 관련 통계를 개발하여 발간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API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 데이터를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구분 추진과제 세부 내용 성과 및 기대효과

1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단기과제)

∙ 이용자 명부 관리, 자료 반출내역 관리체계 마련

∙ 재직기술인 통계 별도 마련

∙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등

건설기술인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성 

개선

2

기술인 통계공표 

방식 개선 

(단기과제)

∙ 수요 기반 통계 개발 (단기적으로 가능한 통계 선정)

∙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 기술인 통계 발표체계 개선(반기, 분기 발간)

건설기술인 데이터 

활용성 개선

3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중장기 과제)

∙ 공사분류체계 개선방안 

∙ 데이터의 코드화 관리 체계 마련

건설기술인 데이터 

고도화 및 

활용성 개선

4

건설기술인 데이터 

국가승인 통계 추진

(중장기 과제)

∙ 건설기술인 관련 승인 통계 개발

(건설기술인 실태조사 등)

건설기술인 데이터 

고도화

<표 5-1> 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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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 추진 과제

2.1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

 앞서 기술된 통계품질진단 항목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이용자 명부 및 이용내역, 자료 반출내역 등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자료가 문자변수로 입력･관리를 코드화 하여 관리 필요

￮ 경력신고 의무화 폐지로 인해 전체 건설기술인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유사통계와의 비교가 제한적임.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정확한 건설기술인 파악 

문제이나, 이는 경력신고 의무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제도상에서 건설기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 협조를 

통해 자료의 교차검증을 시행해야함.

- 과거 시행되었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의 검증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김민형, 2012)에서 시행되었던 고용보험 DB와의 검증을 통해 실제 

건설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재직 건설기술인 통계를 추가적으로 발간하여 국내외 유사통계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경력신고 자료의 경우 협회 내부 혹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 경우 활용되는 자료에 대한 이용자 및 자료 반출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관 내 및 관련기관 담당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및 이용자그룹 등의 

토론회, 일반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역시 시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성별을 구분할 수 있으나, 통계 

발간물에는 성별 건설기술인 수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산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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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물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통계공표일정을 설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통계설명자료를 

보강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력 검증절차를 전산 연동을 통해 

KISCON 및 건설공사관리대장과 자동화 검증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임.

구분 진단항목 개선방안

통계작성 기획

측면

이용자 명부 관리 경력신고 가공자료에 대한 내역 파악 및 관리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담당자 의견수렴, 토론회, 설문조사 등 시행

통계분석

측면
타 통계와의 비교 재직 건설기술인 통계 추가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측면

통계 일정 사전 공개 통계공표일정을 설정하여 게시

통계설명자료 제공 통계설명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게시

성별 구분 통계표 수록 성별 건설기술인 통계 추가

<표 5-2>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단기 추진과제)

2.2 건설기술인 통계 공표 방식 개선

2.2.1. 자료의 공표 주기 단축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현재 

2001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음. 위 자료는 연간 자료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간되며 별도의 공표예정일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준일 이후 1~2개월 내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인 통계 수요조사 결과, 통계자료의 연 단위 

발간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동향 및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주기가 길다고 

언급되었으며, 이에 발간주기를 반기 또는 분기별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 

건설기술인 자료 주기 단축을 통해 건설기술인 현안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단,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되는 자료 중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고 최대한 핵심 정보 위주로 축약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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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표 자료 유형의 개선 및 시각화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그림 5-2>와 같이 PDF 

형식으로만 제공되어 형태 또한 2차 자료로 가공하기가 어려운 형태임.

<그림 5-2>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건설기술인 통계공표 방식 (1)

 또한, <그림 5-3>와 같이 속성값이 많은 데이터(Ex. 전문분야)가 단순 표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자료만 제공되고 있기에 사용자의 관점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움. 즉, 과거 자료와 직접적인 비교 및 

건설기술인의 연속적 추이 파악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별도 가공 과정이 필요해 2차 

자료로서 활용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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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건설기술인 통계공표 방식 (2)

 따라서 <그림 5-4>와 같이, 단순한 건설기술인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라도 

특성(기술등급, 연령, 직무분야, 성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그래프를 적극 활용하여 

건설기술인 데이터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엑셀의 형태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료를 가공하기 쉽도록 

개선함과 더불어, 개별 데이터는 당해 연도별 외에도 전년 동기 데이터도 함께 

제공하여 건설기술인 현황에 대한 시계열적이고 연속적인 추이 파악이 용이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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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건설기술인 통계 공표방식 시각화 예시

2.2.3. 공표 자료의 접근성 개선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술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은 <그림 5-5>와 같이 

‘열린마당 → 자료실 → 건설기술인 통계’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나,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협회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별도의 접근 가능한 메뉴를 신설하여 건설기술인 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림 5-5>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건설기술인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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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표 자료의 다양화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건설기술인 데이터는 <표 5-4>와 같이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전문분야, 기술등급, 자격, 학력,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가공한 자료임. 

구분 구분 내용

1
분야･전문분야･기술등급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 및 전문분야(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품질 등)에 

따른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별 인력 현황

2 분야･자격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별 인력 현황

3 분야･자격･학력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학력별 인력 현황

4 분야･자격･지역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지역별 인력 현황

5 분야･자격･연령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연령별 인력 현황

6 분야･자격･남녀별 통계현황 분야(건축, 토목, 기계 등)에 따른 자격, 남녀별 인력 현황

<표 5-3>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건설기술인 통계 공개 현황

 그러나 건설기술인 데이터의 방대한 규모(93만 건설기술인의 109개 종류 자료) 비해, 

공급자 중심의 단순 기초 통계만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가 표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임.

 본 연구에서 실시한 건설기술인 통계 수요조사 결과, 건설기술인의 재직 현황, 

건설기술인의 유입-유출 현황, 연령별(청년, 중장년) 건설기술인의 현황, 건설기술인 

채용 현황 등 기존의 건설기술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따라서 <그림 5-6>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건설기술인 구인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분석기간 내 건설기술인에 대한 고용형태, 급여수준, 채용기업의 규모, 

채용지역, 채용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 채용 시 

우대조건(학력/자격/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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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림 5-7>과 같이 특정 연령층(청년 또는 중장년)을 추출하여 직무별 가입연령, 

등급 분포, 평균 보유 경력, 주요 보유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시사점을 주는 

방안도 있음.

<그림 5-6> 건설기술인 채용공고 현황(23년 1분기, 고용노동부 워크넷)

<그림 5-7> 청년 건설기술인의 분야별 평균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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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안할 수 있는 통계를 <표 5-4>와 같음.

구분 통계지표 예시

교육 수요

통계
(1) 건설기술인 교육 수료 현황 통계

연도별, 교육기관별, 직무분야별 교육 수료자 

통계

기술인 수급 예측 

통계
(2) 산업 진입자및 이탈자 통계

신규 경력신고자 통계 추세ü사망자, 미갱신등 

이탈자 통계 추세

산업동향 

통계

(3) 업계간 이직 동향 통계

(예, 시공사→CM사, 전문건설→종합건설)

(4) 등급별 평균 직무경력

재직 기술인으로 대상으로, 근무처 분석, 

직무분야별 평균 직무경력 분석

<표 5-4> 기술인 통계를 활용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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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추진 과제

3.1 경력관리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중장기 과제의 경우 첫 번째로 경력관리 데이터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임. 현재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의 경우 기재되지 않거나 기타로 신고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기술인 경력의 질적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사종류, 담당업무, 공법 등과 같은 

내용이 함께 분석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종은 179개, 담당업무는 18,390개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단순화, 재구조화 필요

<그림 5-8> 공종분류체계(AS-IS)

3.1.1 경력관리 데이터 분류기준 개선방안

 23년 6월 현재 “경력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에 따라 공종분류 체계가 개선되었음.

￮ 토목의 경우 31개 공종으로 분류(도로, 교량, 터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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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의 경우 건축법4)에 따라 시설물 분류 참조 (29개 공종으로 구분)

 토목의 경우 31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대분류, 소분류, 규모에 따른 관리 요인들이 

구성됨.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대분류는 일반도로와 고속국도로 나뉠 수 있고 길이, 

폭, 차로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가 가능함.

 건축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29개 공종으로 분류하고 연면적, 구조형식, 층수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관리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신규 등록한 기술인 데이터를 구축해나간다면 경력관리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으며 세분화된 전문가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9> 토목 공종분류체계(안)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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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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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앞서 제시한 데이터 코드화, 재구조화 관점에서 KCSC 국가 건설기준 내 KCS 

표준시방서 코드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국가 건설기준(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4조(설계 

및 시공기준)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제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에 따라 표준화된 

코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LH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6자리 코드를 기반으로 공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바 표준시방서와 연동하여 기준을 수립한다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기존 공종, 공법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글자로로만 관리되어 있는 체계를 

코드화 하여 관리 가능

￮ 아울러 스마트 건설에 대한 코드도 마련되어 있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체계 내에 

스마트 건설 관련 업무도 포함 가능

 다만 기존 분류체계, 시방서 분류체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추가 연구로 

기존 데이터를 신규 코드 내에 포함,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됨.

￮ KCS 시방서 코드는 대분류, 중분류, 코드명까지 분류되며 코드명의 경우 상세한 

공법, 공사까지 포함됨.

￮ 이는 공종별 시공 프로세스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며 일반사항, 부대사항들까지 매우 

상세히 구분되기 때문에 건설기술인 공사 종류 관리 측면에서는 과도한 분류라고 

볼 수 있음.

￮ 즉 건설기술인 참여 공사의 종류 측면에서는 중분류까지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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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코드 코드명

교량공사 콘크리트 가설공사 KCS 24 20 05 ILM 공법

터널공사 TBM KCS 27 25 00 TBM 공법

공동구공사 공동구 구조물 공사 KCS 29 14 00 공동구 구조물 공사

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조경공사 식재공사 KCS 34 40 20 수목이식

건축공사 건축물 강구조공사 KCS 41 31 45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도로공사 도로포장공사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KCS 47 20 10 궤도공사 일반사항

하천공사 하천 이수시설공사 KCS 51 40 05 하천 보

댐공사 댐 공통공사 KCS 54 20 25 댐 계측설비

상수도 공사 계측공사 KCS 57 95 10
상수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

하수관로공사 배수설비공사 KCS 61 30 10 배수관

농업생산기반공사 경지정리 공사 KCS 67 50 40 경지정리 수로 공사

(중략)

<표 5-5> KCS 시방서 공종 분류체계 중 일부(시설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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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기존 데이터 분류체계 개선 방안

 앞서 제안한 분류체계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구분등록이 가능함. 그러나 기존에 

입력되어있는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매우 광범위하여 직접분류가 불가능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데이터 재분류 방법을 제안하였음.

￮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사 단어들을 묶어서 

분석 가능 (Word classification)

￮ 즉 여러 텍스트로 작성된 기타 신고 내용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재분류하고 몇 개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현재 공종분류체계와 대조하여 교차 검토

 본 연구에서는 pytorch-transformers 라이브러리의 KoBERT 모델과 

KoBERTTokenizer를 사용하여 공종분류기를 개발하였음.

from transformers import BertModel, BertTokenizer

from sklearn.cluster import AgglomerativeClustering

import torch

import numpy as np

model = BertModel.from_pretrained("kykim/bert-kor-base")

tokenizer = BertTokenizer.from_pretrained("kykim/bert-kor-base")

def load_words_from_file(file_path):

    with open(file_path, "r", encoding="utf-8") as file:

        words = file.read().splitlines()

    return words

def classify_similar_words(words, threshold=0.5):

    embeddings = []

    tokenized_words = []

    for word in words:

        tokens = tokenizer.tokenize(word)

<표 5-6> 건설기술인 데이터 공종분류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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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en_ids = tokenizer.convert_tokens_to_ids(tokens)

        

        if len(token_ids) > tokenizer.max_model_input_sizes["bert-base-multilingual-cased"]:

            token_ids = 

token_ids[:tokenizer.max_model_input_sizes["bert-base-multilingual-cased"]]

        

        input_ids = torch.tensor([token_ids])

        

        with torch.no_grad():

            outputs = model(input_ids.to(torch.long))

            word_embedding = outputs[0].squeeze(0).mean(dim=0)

        

        embeddings.append(word_embedding.numpy())

        tokenized_words.append(tokens)

    

    if len(embeddings) < 2:

        clusters = {0: words}

    else:

        embeddings = np.array(embeddings)

        clustering = AgglomerativeClustering(n_clusters=None, distance_threshold=threshold, 

affinity="cosine", linkage="average")

        labels = clustering.fit_predict(embeddings)

       

        clusters = {}

        for word, label in zip(words, labels):

            if label not in clusters:

                clusters[label] = []

            clusters[label].append(word)

    

    return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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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그림 5-11> AI를 활용한 공종분류기 테스트 결과 일부

 다만 분류기의 성능을 더 높여갈 필요성이 있음. 즉 단어별로 몇 개가 포함되는지, 

기존 공종 분류체계와 매칭하여 삭제 후에 남는 공종에는 무엇이 남는지를 

학습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후속연구로 공종별, 담당업무별, 

공법별 분류체계를 도출하여 제안할 예정임.

3.1.3 OPen-API 제공을 통한 건설기술인 통계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코드화된 경력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API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Open-API5)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음. 

 OPen API란 사용자가 서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임. 

5)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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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에 활용될 수 있음. 즉 건설기술인 데이터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제공되는 API는 사망교통사고 정보, 교통사고다발지역 정보, 교통안전정보, 교통사고 

통계 등이며 API 인증키를 발급하여 활용 가능함.

<그림 5-12> 교통사고분석시스템(자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인 데이터도 공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API로 

제공한다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처리절차를 참조하여 API 제공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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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공공데이터 처리절차(자료: 공공데이터포털)

3.2 건설기술인 국가승인통계 개발

 신규 조사통계 개발로써 건설관련 주요 조사통계 벤치마킹(표본설정, 조사방법 등) 

하여 새로운 통계 개발을 제안함. 이를 통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이 

가능할 것임.

관할기관 통계명 공표주기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1년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월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반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조사 1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1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임금실태조사 1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1년

<표 5-7> 벤치마킹 대상 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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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 수급실태조사 통계 개발을 제안함. 건설기술인 관련 

통계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고 중요한 통계는 건설기술인 수급현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건설기술인 수급통계를 공표하여 정부, 기업, 연구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는 단순 통계 제공을 넘어서 건설기술인협회의 중요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구분 내용

통계명(안) 건설기술인 수급실태조사

공표주기 1년

통계종류 조사통계

조사범위

사업체 일반현황

직무별, 전문분야별, 학력별, 전공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산업기술인력 현황

건설기술인력 부족인원 현황

구인 및 채용인력, 향후 1년간 채용예상인력 현황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지역별 산업기술인력 부족 사유 및 미충원인력발생 사유 (퇴사인력 등)

<표 5-8> 건설기술인 수급실태조사 항목(안)

3.2.2 건설기술인 대상 설문조사 정리･개편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소속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로 국토교통부 보고자료, 협회 내부자료 및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며, 대부분 E-mail과 Google Form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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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와 분석이 신속하고,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 조사시간 및 비용이 

적게 소모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함.

- 표본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모집단에 속한 대상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모집단이 사람인 경우 단순 무작위 추출만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 때는 모집단을 여러 층(strata)로 나누고 각 층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함.

 현재 온라인 설문조사는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된 회원 중 E-mail 주소를 신고한 인원 

752,628명6)에게 설문조사 온라인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됨.

￮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서 2023년 실시한 2건의 설문조사의 경우 모집단을 

건설기술인 전체로 설정하고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나, 응답된 설문지의 수는 각각 

2,709부, 5,293부로 응답률이 0.36~0.70% 수준에 그침.

￮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술등급을 전체 건설기술인 비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건설기술인 등급별 비중은 초급(51.3%) > 특급(20.7%) > 중급(11.3%) > 

고급(10.9%) > 무등급(5.8%)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설문조사 응답자 등급별 비중은 특급이 53.8~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초급이 13.4~17.7%로 전체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음.

6) 2023년 6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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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13.4

12.9

13.5
59.5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무등급

42.9

28.8

13.2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환경

전기전자

광업

17.7

13.2

13.9

53.8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무등급

38.5

32.3

13.4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환경

전기전자

광업

51.3

11.3

10.9

20.7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무등급

35.6

39.1

7.8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도시교통

환경

전기전자

광업

<그림 5-14> 등급별･직무분야별 비중 비교

￮ 설문조사 응답자의 직무분야를 전체 건설기술인 비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전체 건설기술인 직무분야별 비중은 건축(39.1%) > 토목(35.6%) > 기계(7.8%) 

> 조경(3.5%) > 안전관리(3.4%) > 환경(2.4%) > 전기･전자(1.2%) > 도시･교통 

(1.1%) > 건설지원(0.3%) > 광업(0.1%)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설문조사 응답자 직무분야별 비중은 토목(38.5~42.9%) > 건축 

(28.8~32.3%) > 기계(13.2~13.4%) > 안전관리(4.9~5.7%) > 환경(2.9~3.1%) > 

조경(2.9~2.9%) > 도시교통(1.6~1.7%) > 전기전자(1.4~1.5%) > 건설지원 

(0.9~1.3%) > 광업(0.1~0.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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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설문조사가 자주 시행되고 있어 건설기술인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음.

￮ 짧은 시간내에 반복되는 조사는 설문조사 응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하더라도 불성실 응답(careless responding)의 비율을 높여 

설문조사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음.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문항을 종합하여 표본설계, 분석방법론 구축 등의 통계작성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시행한다면 이러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또한 기존 경력신고 자료에서는 구득할 수 없는 변수(임금 등)를 포함하여 건설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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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통계는 93만 건설기술인의 109개 자료가 포함된 방대한 통계로 건설산업 

내 건설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임.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 통계는 규모와 가치에 비해 통계적 접근성이나, 적정성, 신뢰성 등의 

일부 문제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 통계의 데이터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①현행 

건설기술인 통계 데이터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②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 조사, 

③건설기술인 통계 고도화 방안 도출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현행 건설기술인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경력신고의 전반적 문제점을 알 수 있음. 

￮ 건설관련 국가승인통계와 비교 해보면 데이터 샘플링, 조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음. 

즉 개인이 대면 혹은 온라인 신고를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신고함에 따라 정보의 

누락, 임의 작성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성 및 신뢰성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기술인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도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통계 품질 진단 매뉴얼에 따라 정밀진단을 한 결과 통계작성 기획, 설계, 자료 수집, 

처리, 분석, 사후 점검 등에서 국가승인통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신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현행 경력 신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활용성을 개선하는 방안

￮ 신규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술인 관련 필요 통계를 조사하여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건설기술인 관련 통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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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통계는 인력수요 파악, 인력 구조 분석, 건설정책 동향 분석 등으로 활용 

중이나 제공되는 데이터의 접근성, 신뢰성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 수요조사 결과 기술인 수급 예측 통계, 업계 간 이직 동향, 산업 진입자 및 이탈자 

통계 등의 산업동향 통계(실태조사)들이 조사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4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시급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였음.

<단기 추진과제>

 단기 추진과제로 데이터 관리 체계 개선을 제안함. 통계 품질진단에서 언급된 자료의 

이용자 명부, 자료 반출내역 등 체계적 이용자 관리 제도 마련, 재직건설기술인 통계 

별도 마련 등을 제안함.

 아울러 건설기술인 통계 담당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등의 토론회,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계 공표일정을 설정하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통계 설명자료를 상세히 작성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단기 추진과제로 건설기술인 통계 공표방식의 개선을 제안하였음. 전문가 

조사를 기반으로 자료의 공표주기를 반기 또는 분기별로 공표하는 방안, 공표 자료의 

유형을 PDF 형식이 아닌 엑셀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별도의 접근 가능한 메뉴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또한 현재 구축된 건설기술인 DB를 기반으로 신규 통계 작성을 제안함. 즉 교육 수료 

통계, 건설기술인 진입자 및 이탈자 통계, 업계 간 이직 통계 등의 통계를 제공하여 

건설기술인 통계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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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로 우선 경력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류체계 재구성을 제안함. 

현재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역량지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로 신고되어 분석에 

활용되기 어려운 데이터를 단순화,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협회에서 진행중인“경력 질적 수준 관리 방안”에서 제안된 공종 분류체계는 

공종별 내 대분류, 소분류 등의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식임.

￮ 다만 데이터 코드화, 단순화, 재구조화 측면에서 KCS 표준시방서 코드 체계를 

참조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도 동일한 

공종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 

건설에 대한 코드도 생겨나고 있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체계 내 스마트 건설 관련 

업무들도 함께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추가로 신규 조사 통계를 개발하여 국가승인통계로 발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건설기술인 수급실태조사”와 같이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단순 통계 제공을 넘어 

건설기술인 협회의 중요도와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아울러 설문조사 정리 및 개편이 요구됨. 지난 2022년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200여회 있었으나 중복 문항도 많고 짧은 시간에 여러번 묻다보니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음(신뢰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문항을 종합 정리하는 한편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표본을 설계하여 신뢰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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