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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  산업연  모형에 동시에 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는 에서 통상 인 산업연 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 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  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Key Words : RAS 계수법, Location Quotient 계수법, 동태  산업연  모형, u-City, 화성․동탄

ABSTRACT

This study is unlike common Input-Output Analysis in the point that both RAS and 입지 methods are 

applied to the dynamic Input-Output Model simultaneously. We have analyzed the propagation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y from the investment generated by u-City construction in Wha-sung and Dong-tan Cit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total induced effect on production according to u-City 

construction in Wha-sung and Dong-tan City is estimated about 2.9 times. On the other hand, u-City industry 

is appreciated as a industry which a forward linkage effect is very high while a backward linkage effect is 

not tha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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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격 인 지방화시 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화성‧동탄 지역의 u-City 구축 사업도 지역경제 활

성화를 한 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은 물론

이다. 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

하고 있는 IT 산업이 수출부문에서 정체 상을 보

이고 있으며, 국내 IT 수요도 포화 에 도달하여 수

요확 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제 기 상

황에서 IT 산업을 건설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기반

을 확충하고 고용을 증 시키는 일은 비단 국가의 

경제발 만이 아니라 보다 직 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한 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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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산업연 표를 이용하여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사업에 따른 투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매 5년마

다 산업연 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동 은행이 발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0년도 산업연 표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투입계수 추정의 곤란 때

문에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의 비 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 하

에 2000년 표를 토 로 산업연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경제 상황을 토 로 2006년 

재의 산업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시차의 갭

이 커서 올바른 추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국 산

업연 표를 2004년 국 산업연 표로 확장하 다. 

2004년도 국 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2006년 

재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가 2004년 

말 기 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RAS 계수법은 기

연도의 투입계수표로부터 측연도의 투입계수 추

정치를 구하기 하여 측년도의 간수요계, 간

투입계, 총산출물을 추계한 후, 행 변화계수(R)와 

열 변화계수(S)를 측정하여 측연도의 간수요계

와 간투입계의 근사 값을 얻을 때까지 반복 용

시키는 방법이다
[1]. 

하지만 본 연구는 화성‧동탄 지역의 u-City 구축

에 따른 투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최종 목 이므로 화성‧동탄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

지역 산업연 표 작성이 필수불가결하다. 경기지역 

산업은 2000년 한국은행에서 산업분류의 기 으로 

삼은 기본 404개 산업부문을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21개 부문으로 재분류하 다. 그리고 이 분류를 기

으로 2004년도 경기도의 각종 통계 데이터를 토 로 

하여 경기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를 작성하여 입지계수법에 의한 2004년도 경기도 

지역투입계수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 로 지역연  

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미래 측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RAS 

계수법과 지역산업의 분석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입

지 계수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화성・동탄 지역에서

의 u-City 구축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는 

에서 통상 인 산업연 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제 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용하는 효과 분석

을 한 모형을 설명한다. 우선 u-City 산업의 범  

설정에 한 논의를 다룬 후, u-City 산업을 심으

로 재편성된 산업연  분류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석모형을 설명한다. 

제 III장에서는 추정결과를 계산하기 한 제가 

되는 화성・동탄지역의 u-City 사업계획 개요를 살

펴본 후, RAS 계수법을 이용하여 국 산업연 표

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토 로 입지계수법을 이용한 

경기지역 투입계수행렬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 표

를 기 로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  효과를 

계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하여 

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등의 추정결과를 제시한

다. 흔히 산업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유

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을 제외하 다. 그 이유는 이

들 분석을 하기 해서는 경기지역의 2004년 추정 

국산거래표에 들어갈 투입계수의 추정이 필요하나, 

지역 국산거래표를 작성하는 작업은 곤란하기 때문

이다. 

Ⅱ. 효과 분석을 한 모형 설정

2.1 u-City 산업의 범  설정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u-City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u-City 산업의 

정의에 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의 한국표 산업분류

나 한국은행의 산업분류에서도 u-City 산업을 별개

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기존 산업분류에 

u-City 산업을 포함시켜 산업연 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토 로 우리나라 u-City 산업에 한 투자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ty 산업의 범 를 

확정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하

에서는 u-City 산업의 범 를 확정하기에 앞서 련 

문헌을 심으로 u-City에 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비쿼터스 기반

의 도시 구 을 해 u-City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

나, 이에 한 명확한 정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 u-City 산업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산원에서는 u-City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

리고 있다
[2]. “u-City는 도시기능과 리의 효율화를 

해 기존 정보인 라를 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을 기간시설에 목시켜, 도시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 하며 안락한 생활을 

제공하는 신 개념의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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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u-City 산업의 산업연 표 상에서의 분류

분류 소분류 통합 분류 (28부분)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4부문)

u
|
C
i
t
y

산
업

개인
생활
부문

문화/오락 27.사회  기타서비스 162.문화오락서비스 388〜393

교육/연구 26.교육  보건  156.교육기  /157.연구기  158.기업 내 연구개발 374〜380

보건/복지
14.정 기기 112.의료  측정기기 275〜277

72.의료,보건 사회보장 159.의료 보건/160.사회복지사업/161. 생서비스 381〜387

산업
경제
부문

비즈니스/상거래 13. 기  자기기

102.발 기, 동기 기변환장치/03.기타 기장치 246〜253

104. 자표시장치/105.반도체/106.기타 자부분품 254〜261

107. 상  음향기기 /108.통신  방송기기 262〜267

109.컴퓨터  주변기기 /110.사무용기기 268〜269

111.가정용 기기기 270〜274

통신/방송/출
06.인쇄, 출   복제 056.인쇄, 출   복제 133〜136

22.통신  방송 145.통신 /146.방송 346〜351

융/보험 23. 융  보험 147. 융 /148.보험 /149. 융  보험 련서비스 352〜357

물류/교통 21.운수  보
137.철도운송 /138.도로운송 /139.수상운송
140.항공운송 /141.운수보조서비스 /142.하역
143.보   창고 /144.기타 운수 련서비스

333〜345

건설 18.건설
129.주택건축/ 130.비주택건축/ 131.건축보수 312〜316

132.교통시설건설 /133.기타 토목건설 317〜328

정보 련서비스 24.부동산 사업서비스 151.사업 련 문서비스
364〜365, 

368

공공
행정
부문

일반행정 25.공공행정  국방 155.공공행정  국방 372, 373

사회안 리 17. 력, 가스  수도
125. 력 305〜308

126.도시가스 /127.열공 업 128.수도 309〜311

농림수산 01.농림수산품 1〜30

산 02. 산품 31〜45

음식료 03.음식료품 46〜86

섬유  가죽 04.섬유  가죽제품 87〜117

목재  종이 05.목재  종이제품 118〜132

가구  기타제조 16.가구 기타제조업 295〜304

석유  석탄 07.석유  석탄제품 137〜147

화학 08.화학제품 148〜177

비 속 물 09.비 속 물제품 178〜193

제1차 속 10.제1차 속제품 194〜214

속 11. 속제품 215〜225

일반기계 12.일반기계 226〜245

정 기기 14.정 기기 113. 학기기/ 114.시계 278〜280

수송장비 15.수송장비 281〜294

도소매 19.도소매 329, 330

부동산 사업서비스 20.부동산 사업서비스

150.부동산 358〜360

151.사업 련 문서비스 361〜363

152.기계장비  용품임  /153. 고 366〜367

154.기타사업서비스 369〜371

기타서비스

24.음식   숙박 331, 332

27.사회  기타서비스 163.사회단체, 164.수리서비스, 165.개인서비스 394〜401

28.기타 402〜404

표 1. u-City 산업의 경제  효과 측정을 한 산업분류

u-City 산업과 직 으로 련이 있는 정부기

으로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를 들 수 있다. 건설

교통부는 u-City란 “첨단 정보통신인 라와 유비쿼

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증 와 삶의 질 향상, 체계 인 도시 리에 

의한 안 과 주민복지 증 , 신사업 창출 등 도시 

제반 기능을 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첨단도시”라

고 정의하고 있다
[3]. 한편 정보통신부는 u-City를 

“첨단 IT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

간에 융합하여 도시의 제반기능을 신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복지・안 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신산업 창출 등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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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4]. 정보통신부의 u-City에 한 정의는 

한국 산원의 정의와 거의 일치한다. 

u-City 산업과 직 으로 련을 맺고 있는 공

기업인 한국토지공사는 u-City를 “도시 체를 체계

으로 리・ 제하는 도시정보 제센터를 구축하

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으로 설계된 최첨단 

통신인 라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교통정보제공서

비스, 생활안 서비스, 환경・기상정보서비스의 공공

서비스와 원격교육 등의 상용서비스를 도시 내 언

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 하고 편리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5]. 한편 u-City 산업과 련

하여 핵심 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되는 

사기업인 KT는 u-City란 “첨단 정보통신 인 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

생활의 편의 증 와 삶의 질 향상, 체계 인 도시 

리에 의한 안  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사업 창

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신시킬 수 있는 21세

기 한국형 신도시”라고 정의하 다
[6]. 이 정의는 건

설교통부의 u-City 정의와 흡사하다. 

에서 다룬 u-City의 정의를 종합하면 u-City 산

업은 기존의 IT 산업과 건설 산업의 복합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을 염두에 두고 u-City 산업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산업을 크게 개인생활 부문, 산업경제 부문, 

공공행정 부문의 세 개 부문으로 나 었다. 산업경

제 부문은 서비스 부문과 기기 부문으로 크게 이분

된다. 

2.2 분석모형

온티에  역행렬은 수입의 취 방법에 따라 그 

유형이 달라지며,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진다. 경쟁

수입형은 각 재화의 간수요  최종수요는 국내

생산재와 수입재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취하

고 있다. 그러나 실 으로는 각 재화의 간수요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비율

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을 반 한 모형이 비경쟁

수입형이다. 하지만 재 작성되고 있는 산업연 표

는 경쟁수입형의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경쟁수입형 모형을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총투입 열벡터를 , 투입계수 행렬을 , 최종수

요 열벡터를 , 수입 열벡터를  으로 표기한다면, 

총산출 행벡터는  으로 표 할 수 있

다. 이를  에 하여 재정리하면 (1)식을 얻게 된

다. (1) 식에서  는 단 행렬을 의미하며,  

를 온티에 의 역행렬이라 부른다. (1) 식에서 유

추할 수 있듯이 온티에 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최종수요의 변화가 경제 체에 미치는 효과를 악

할 수 있다. 

               (1)

(1)의 모형은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경쟁

수입형 생산자가격평가표의 투입계수를 기 로 하여 

도출한 모형으로, 여기에서는 수입과 국내생산 활동 

간에 아무런 함수 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수입을 외생변수로 취 하고 있다. 각 부문별 

총산출액은 생산유발계수  에 수입을 공제

한 최종수요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국내최종수요

의 변화, ∆  가 경제 체에 미치는 효과, ∆ 

는 아래의 (2)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2)

(2)식을 산업연 분석을 이용한 경제  효과

를 측정하기 한 기본모형으로 리 알려져 있는 

기본 산업연  모형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모형에서

는 생산 증가에 따른 임  등의 가계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다시 생산의 증가로 연결

되는 소비 루트를 통한 효과와 생산 증 로 인

한 이윤 증 로 설비투자가 일어나고 설비투자로 

인한 수요 증가로 다시 생산이 증 되는 투자 루트

를 통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는 가계소비와 설비투자를 통한 수요증 가 래하

는 생산유발효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산업연 분

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를 최종수요  가계소비

를 나타내는 열벡터,   를 최종수요  고정자본

형성을 나타내는 열벡터라고 하면 (2)식은 (3)식과 

같은 동태  효과 모형으로 변형된다.

∆   ∆ ∆ ∆     (3)

단,  ′,  ′  

여기에서 는 고용자 소득율로 각 부문의 생산액

에 한 피용자보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의 계가 성립한다. 소비계수 ′ 는 피

용자보수 합계에 한 민간소비지출 합계 액으로 

표시되는 소비 환 계수에 민간소비지출 합계에 

한 각 부문별 지출 구성비를 곱한 값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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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 이윤율로 각 부문의 생산액에 한 업 

잉여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의 

계가 성립한다. 투자계수 ′ 은 업잉여 합계에 

한 총고정자본형성 합계 액으로 표시되는 투자

환 계수에 총고정자본형성 합계에 한 각 부문

별 총고정자본형성 지출 구성비를 곱한 값이다. 가

계소비와 설비투자를 통한 2차 생산유발효과를 고

려한 종합모형 하에서 (3)식은 (4)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 ∆           (4)

여기에서 ∆   ∆  는 직  생산유발액과 

간  제1차 생산유발액의 합계, ∆   ′∆  
는 가계부문을 통한 간 제2차생산유발액, 

∆   ′∆  는 설비투자를 통한 간

 제2차 생산유발액을 나타낸다. 

역행렬표의 제 j열      은 타 

산업의 최종수요를 제로로 놓고, 산업 j의 최종수요 

한 단 를 얻기 하여 각 산업이 생산하는 산출액

이다. 따라서 그 합계인 제 j열의 합은 산업 j의 최

종수요 한 단 가 경제 체에 미치는 향력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향력 계수란 산업 j의 

향력을 경제 체와 비교하는 지표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즉 산업 j의 향력 계수는 경제 체의 

산업 향력의 평균치에 한 산업 j의 향력의 비

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산업의 향력의 평균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 j의 향력 계수 = 





 




  






  





역행렬표의 제 i행       의 합은 

모든 산업의 최종수요를 1단 라 할 때, 산업 i가 

생산하는 산출액이다. 따라서  산업의 최종수요를 

1단 로 표 화한 최종수요에 한 산업 i의 감응의 

크기를 나타낸다. 산업 i의 감응의 크기를 경제 체

와 비교하기 하여 개발한 지표가 감응도 계수이

며,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즉 산업 i의 감응도 계

수는 경제 체의 산업 향력의 평균치에 한 산

업 i의 감응도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력 

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산업의 감응도의 평균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 i의 감응도 계수 = 





 




  






 





Ⅲ. 산업연 분석을 한 기  자료

3.1 u-City 구축을 한 화성・동탄 지역의 사

업계획 개요

여기에서는 제 II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토 로 

u-City 구축을 한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 

하여 그 제가 되는 화성・동탄 지역의 u-City 구

축을 한 사업계획 개요를 간략히 살펴본다(표 2 

참조).

화성・동탄지구의 디지털 도시 구축 목 은 도시 

체에 균일한 통신인 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

으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를 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다. 화성・동탄지구의 디지털 

도시 구축을 한 공간  범 는 경기도 화성시 태

표 2. 화성동탄지구 디지털 도시 사업수행 범   산 규모

제안범 내용

추정 
산

(VAT 
별도)

정보통신망

구축

각 세  단자함까지  통신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FTTH 기간통신망구축

주거지역 체에 동일한 품질의 서비

스 제공

업무, 상업  기타 지역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구조로 구

공공기  등의 공공네트워크는 주요간

선의 회선과 서비스 생존성 향상

공공장소  공공건물 내에 무선랜 서

비스 제공

35,000

백만 원

정보

서비스 

제공

유선 역통신망 뿐 아니라 고속무

선통신이 지구내에서 속 가능

공공장소  시설에 CCTV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생활안 서비스, 기상  환경정보서

비스, 교통정보서비스 등의 공공정보

서비스  상용정보서비스 제공

22,001

백만 원

공공정보

센터

설치  

운

주민의 안 과 도시기반시설의 상태 

 생활정보(교통, 일기  환경)등 

공공정보서비스의 종합 인 리  

공공정보제공 

CCTV, 카메라,  등을 이용 공

공정보서비스를 인터넷 는 TV로 

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18,220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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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읍, 동탄면 일원 9,037천㎡에 12만 1천명, 4만 세

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로, 주거지역(29.6%), 

공공정보센터를 포함한 공공지역(49%), 상업업무지

역(21.4%) 등을 상으로 한다. 화성시는 이 계획을 

통하여 반도체공장, 무공해 첨단벤처단지  연구 

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방분권을 

선도하고 수도권 남부지역 발 을 견인하는 성장 

거 도시로서의 역할을 기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752억 원으로 여기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상용정

보서비스 제공을 한 투자 규모는 생략되어 있다.

3.2 RAS 계수법에 의한 국 산업연 표의 업

데이트

재 시 에서 RAS 방법에 의한 산업연 표를 

추정하기 해서는 2000년도 산업연 표와 2004년

도 경제 련 통계가 요구되며, 이들 자료를 토 로 

2004년도 산업연 표를 추정하는 것이 통상 인 방

법이다. 2000년도 산업연 표를 이용하는 것은 이 

자료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공신력 있는 최근 

발표 자료이기 때문이며, 2004년도 산업연 표를 

추정하는 이유는 앙  지방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  재 시 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04년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도 산

업연 표(생산자가격평가표)의 기본부문표에 나타난 

404 부문을 21개 부문으로 부문 통합하 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u-City(개인생활), u-City(서비

스), u-City(기기), u-City(공공행정), 농수산, 산, 

음식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석유 석탄, 화학, 

비 속 물, 제1차 속, 속, 일반기계, 정 기기, 

수송장비, 가구 기타제조업, 도소매, 부동산 사업

서비스, 기타서비스이다. 

RAS 방법에 의한 추정을 하기 해서는 기 연

도의 투입계수 행렬과 측연도의 간투입, 간수

요, 총투입에 한 자료가 주어져야 한다. 본 연구

에서 용할 기 연도의 투입계수 행렬은 2000년 

생산자가격평가표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

구에서는 측연도인 2004년의 산업별 간투입, 

간수요, 총투입에 한 데이터를 통계청이 가장 최

근에 발표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지출, 업∙제

조업 통계조사  2004년 기  사업체기 통계조사

( 국편) 등을 참조하여 산출하 다. 이들 자료를 

통하여 측연도(2004년)의 생산자가격평가표를 구

하 다. 

RAS 계수법이란 n×n 행렬인 기 연도의 투입계

수 행렬 로부터 측연도의 투입계수 행렬 

A(1)을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추정을 하여 

최소한 필요한 정보는 측년도의 총 산출액 , 

간수요계 , 간투입계 의 각각에 한 

n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벡터 정보이다. 

추정의 첫 단계는 정방행렬인 에 각행렬로 

구성된 측년도의 부문별 총산출액 을 곱하여 

제1차 잠정거래행렬 을 만들고, 행 합계인 잠

정 간수요계 을 구한다.  

=             (5)  

다음 단계로 열벡터로 구성된 잠정 간수요계 

과 측년도 간수요계 의 수치를  비교한

다. 일반 으로 이들 수치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잠정거래에 한 체효과인 행 수

정계수 을 다음의 방식으로 구하여 이들 수치를 

근 시킨다.

=  

이번에는 행 수정계수 과  제1차 잠정거래행

렬 을 이용하여 제2차 잠정거래행렬 를 

만든다.

         (6)

다음 단계로 (6)식으로 표 되는 행렬의 열 합계

인 잠정 간투입계 을 구한다. 행벡터로 구성

된 잠정 간투입계 과 측년도 간투입계 

의 수치를  비교하고, 이들 수치를 근 시키기 

하여 열 수정계수  을 작성한다.

 =  

이번에는 제2차 잠정거래행렬 와 열 수정계

수  을 이용하여 제3차 잠정거래행렬 를 작

성한다.

 




      (7)

다음 단계로 (7)식으로 표 되는 행렬의 행 합계

인 잠정 간수요계 를 구한다. 이와 같은 행과 

열의 수정계산을   이 성립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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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식을 동시에 만

족하는 행렬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행 수

정계수 과 열 수정계수 가 거의 1에 근 할 때

까지 반복 계산하는 것이 일반 이다. 흔히 사용되

는 한 가지 기 은 아래와 같다.

≤ ≤

본 연구에서는 =0로 하여 행렬의 조정 작업을 

반복하 는데, | | 에서 이 조건이 만족되

었다. 산업연 표의 액 단 를 십억 원으로 작성

하여 추정하 으므로 이는 오차를 10억 원 이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RAS 계수법과 련하여 유의할 사실은 행

과 열의 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추정된 행 수정계수 

과 열 수정계수  의 벡터 값들이 차 1로 수

렴하지 않고 발산할 것에 한 우려이다. 여기에 

하여 Miller and Blair(1985)는 일반 으로 RAS 

차는 수렴한다고 밝히고 있다
[8]. 본 연구에서도 행

과 열의 조정 진행에 따라 과  의 벡터 값들은 

차 1로 수렴하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행 수정계수      열 수정계수 

   의 벡터 값이 모두 소수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이 될 때까지 조정 과정을 

반복한 결과,   , 일 때 이 조건이 만족되어 행 

조정과 열 조정은 1.00000의 값으로 수렴하여 행과 

열의 수정계수의 값이 모두 항등행렬에 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RAS 조정과

정에서의 행 합과 열 합의 차이가 모든 산업에서 

제로가 되고, RAS 조정 차에 따른 행 수정계수 

 열 수정계수의 수치가 모든 산업에서 소수  여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000이 되는 단계, 즉 

잠정거래행렬이  인 단계에서 계산

된 산업연 표를 가지고 2004년도 추정 생산자가격

평가표를 작성하 다.

3.3 입지계수법을 이용한 경기지역 투입계수행

렬표 작성 

본 연구의 목 은 화성・동탄 지역에서의 u-City 

구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

이므로 u-City 산업을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404개 

기본부문에 새로이 편입시키고 이를 경기도 지역의 

산출액, 부가가치  간/최종수요의 추계, 지역 산

업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21개 부

그림 1. 지역 u-City 산업연 분석을 한 순서도 

문으로 통합・조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하여 

개별 연구자의 자의 인 방법에 의해 추정된 자료

는 배제하고 보다 공신력 있는 통계 문기 에서 

공식 으로 발표한 자료만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서는 측연도인 2004년의 산업별 간투입, 간

수요, 총투입에 한  데이터를 통계청이 가장 최근

에 발표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지출
[8], 업∙제

조업 통계조사
[9]  2004년 기  사업체 기 통계

조사( 국편)[10] 등을 참조하여 산출하 다. 그림 1

은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을 정리한 것으로 경기

지역 산업연 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작성되었는

지를 한 에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를 토

로 하여 지역산업별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추정하 다. 입지계수법이란 지역산업의 투입구조가 

국의 투입구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지역 내 

산업 간의 투입 구조를 악하기 하여 국의 산

업간 투입구조에서 지역 내로의 이입분 만큼을 차

감하여 지역투입계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r지역의 

산업 i에 한 입지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서 
는 r지역의 i산업의 입지계수가 되며, 


은 r지역 i산업 생산액, 은 r지역 산업 생산

액, 
은 국 i산업 생산액, 은 국의 산업 

총생산액을 나타낸다. 경우에 따라 생산액 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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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농림

수산 산

음식

료

섬유

가죽

목재

종이

석유

석탄

화

학

비

속

물

제1차

속
속

일반

기계

정

기계

수송

장비

가구

기타

제조

업

도소매

부동

산

사업

서비

스

기타

서비

스
개인

생활

서비

스
기기

공공

행정

0.04 0.19 0.38 0.06 0.11 0.01 0.23 0.38 0.42 0.00 0.45 0.25 0.29 0.15 0.24 0.23 0.26 0.05 0.04 0.06 0.12 

표 4. 2004년도 경기지역 생산유발계수행렬의 H-S조건 검정결과 (  값)

표 3. 경기지역의 산업별 입지계수  국비  
(단 : 10억 원)

부문명칭

국 경기 입지 
계수

국
비

총생산
(A) 

구성
비(B)

총생산
(C)

구성
비(D) D/B C/A

u-City

개인생활 112,743 0.06 22,734 0.06 0.97 0.20 

서비스 383,245 0.22 64,926 0.18 0.82 0.17 

기기 186,374 0.11 70,130 0.19 1.81 0.38 

공공행정 102,779 0.06 20,319 0.06 0.95 0.20 

농수산 44,150 0.03 5,311 0.01 0.58 0.12 

산 3,776 0.00 555 0.00 0.71 0.15 

음식료 54,911 0.03 13,178 0.04 1.15 0.24 

섬유  가죽 41,836 0.02 7,658 0.02 0.88 0.18 

목재  종이 20,075 0.01 6,051 0.02 1.45 0.30 

석유  석탄 50,250 0.03 124 0.00 0.01 0.00 

화학 115,327 0.07 25,327 0.07 1.06 0.22 

비 속 물 24,700 0.01 5,439 0.02 1.06 0.22 

제1차 속 81,068 0.05 8,946 0.02 0.53 0.11 

속 35,808 0.02 10,768 0.03 1.45 0.30 

일반기계 69,574 0.04 17,753 0.05 1.23 0.26 

정 기기 2,085 0.00 474 0.00 1.09 0.23 

수송장비 123,373 0.07 25,303 0.07 0.99 0.21 

가구  기타제조업 13,201 0.01 5,240 0.01 1.91 0.40 

도소매 90,670 0.05 11,697 0.03 0.62 0.13 

부동산 사업서비스 118,240 0.07 22,691 0.06 0.92 0.19 

기타서비스 69,373 0.04 17,796 0.05 1.23 0.26 

총생산 계 1,743,558 1.00 362,420 1.00 1.00 0.21 

료획득이 용이한 부가 가치액이나 고용자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산액을 

기 으로 입지계수를 추정하 다. 표 3은 입지계수

와 함께 경기지역의 각 산업 생산액이 국에서 차

지하는 비 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지역의 총 생산

액에서 u-서비스와 u-기기 부문이 차지하는 비 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특히 u-기기 부문이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은 

38%로 경기지역이 우리나라의 u-기기 산업에 미치

는 향이 지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1의 계가 성립하면 수출활동의 존재

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되며. 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출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지역의 

활동으로 한정된다고 본다[11]. 경기지역의 경우 u-기

기, 음식료, 목재  종이, 비 속 물, 속, 일반

기계, 정 기기, 가구  기타제조업, 기타서비스 부

문은 입지계수 값이 1이 과되어 이들 부문의 산

업 생산물은 타 지역으로 이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산업은 입지계수 값이 1보다 어 이들 부

문의 산업 생산물은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된다고 

볼 수 있다. 입지계수법에 의한 분리식별 방법은 특

정 산업의 제품수요에 한 패턴이 국 으로나 

지방 으로나 동일하다는 제가 필요하다는 약 이 

있지만, 용이 간편하고 논리 인 설득력이 비교  

높다는 측면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다
[12].

한편 지역투입계수(
 )는 에서 구한 입지계수

(
 )의 각행렬에 국투입계수행렬(

 )을 곱함

으로써 구할 수 있다. 지역통계자료의 추계에 의하

여 최종 으로 작성된 경기지역 투입계수행렬의 모

든 원소는 ≤ ≤ 사이의 값을 취하고 있으므로 

투입계수로서의 성격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추정결과

본 장에서는 화성・동탄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  효과를 생산유발효과  후방연쇄효과

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04년도 경기지역 투

입계수행렬표로부터 우리는 2004년도 경기지역 생

산유발계수행렬을 구할 수 있다. 

작성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각원소 의 값은 

항상 1과 같거나 는 1보다 커야 한다. 왜냐하면 

각원소 의 값은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

를 생산하기 하여 직간 으로 필요한 자기부분

으로부터의 산출요구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때 

각원소에서 1을 제한 나머지의 값이 바로 최종수

요의 변화가 자기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간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비 각원소의 모든 값은 마이 스

의 값이 로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역행렬의 어느 원소 컨  가 마이 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j부문의 최종수요의 증가가 i부문에서

의 산출물 감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는 경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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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명칭

1차 효과 간  2차
효과

(가계소비)

간  2차
효과

(설비투자)
종합효과

직 효과
간  1차

효과

액 액 (%) 액 (%) 액 (%) 액 (%)

u-City

개인생활 3,652 2,199 3.8 10,854 28.4 358 1.8 17,063 7.8 

서비스 22,764 5,510 9.5 6,769 17.7 1,893 9.3 36,935 16.9 

기기 56,312 3,119 5.4 986 2.6 11,503 56.3 71,920 32.9 

공공행정 19,409 1,429 2.5 1,557 4.1 0 0.0 22,395 10.2 

u-City 합계 102,137 12,257 21 20,166 53 13,754 67 148,314 68 

농수산 1,036 1.8 367 1.0 75 0.4 1,477 0.7 

산 1,975 3.4 -1 0.0 1 0.0 1,975 0.9 

음식료 1,855 3.2 2,084 5.5 0 0.0 3,940 1.8 

섬유  가죽 788 1.4 891 2.3 13 0.1 1,692 0.8 

목재  종이 2,663 4.6 34 0.1 0 0.0 2,697 1.2 

석유  석탄 51 0.1 142 0.4 0 0.0 194 0.1 

화학 9,216 15.9 288 0.8 0 0.0 9,503 4.3 

비 속 물 5,174 8.9 21 0.1 0 0.0 5,196 2.4 

제1차 속 2,938 5.1 1 0.0 -151 -0.7 2,788 1.3 

속 3,119 5.4 92 0.2 49 0.2 3,259 1.5 

일반기계 2,440 4.2 110 0.3 2,170 10.6 4,721 2.2 

정 기계 362 0.6 50 0.1 17 0.1 428 0.2 

수송장비 1,049 1.8 466 1.2 766 3.8 2281 1.0 

가구  기타제조업 327 0.6 273 0.7 134 0.7 734 0.3 

도소매 2,200 3.8 3,332 8.7 1,958 9.6 7,490 3.4 

부동산  사업서비스 5,285 9.1 4,749 12.4 1,652 8.1 11,687 5.3 

기타서비스 5,406 9.3 5,102 13.4 0 0.0 10,508 4.8 

합계 102,137 58142 100 38,167 100 20,439 100 218,885 100 

표 5. u-City 산업의 생산 효과 (단 : 백만 원)

합리를 배제하기 한 거시경제의 안정에 한 조건

을 호킨스-사이몬 조건(Hawkins-Simon Condition)이

라 한다. 지역생산유발계수행렬이 구해지면 이로부

터 H-S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정할 수 있다. 즉 

H-S조건의 검정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i부문의 산출물 한 단 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I부문으로부터의 직간  투입수요량을 의

미한다. 는 행렬의 각원소이다. 이 때 생산유

발계수가 H-S조건을 만족하려면 모든 산업부문의 

  값이 모두 1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한다. 2004

년도 경기지역 산업연 모형의 H-S조건의 검정결과

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산업부문의   

값이 1보다 작아 H-S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정

되었다. 

4.1 생산유발효과 추정

화성동탄지구 디지털도시 구축사업을 한 사업

계획(안)을 토 로 살펴보면 u-개인생활에 34억 

9,200만원, u-서비스에 185억 900만원, u-기기에 

350억 원, u-공공행정에 182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u-City 구축에 도합 752억 2100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액이 

화성동탄지구에 투자된다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

은 효과가 기 된다.

기본 산업연  모형에 따르면 u-City 산업의 생

산유발계수는 개인생활 부문이 1.714, 서비스 부문

이 1.795, 기기 부문이 2.590, 공공행정 부문이 

1.670으로 나타난다. 기본 산업연  모형에 의한 생

산유발 효과를 액으로 살펴보면 직  효과는 약 

1,021억 원, 간  1차 효과는 약 581억 원이 

되어 약 1,603억 원이 된다(표 5).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태 모

형인 기본 산업연  모형을 확장하여 제1차 생산유

발로 인하여 발생한 유발 고용자소득  유발 업

잉여가 각각 가계소비  설비투자에 향을 미쳐 

나타나는 간  2차 생산유발효과까지 고려한 동태

 산업연  모형을 사용하여 u-City산업의 생산

효과를 추정하 다. 화성・동탄 지구에 u-City 구

축을 하여 약 752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총 효과는 2189억 원으로 약 2.91배의 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생산 효

과  약 77%에 달하는 1603억 원은 1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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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약 23%에 달하는 586억 원은 1차 효과

로 발생한 가계소득  업잉여로 인한 재창출되

는 2차 효과이다. 1차 효과가 2차 효

과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u-City 산업이 래하는 2차 효과를 보

면, 가계소비 부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산유발효과

가 설비투자 부문에 비하여 훨씬 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계소비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산유발액은 

382억 원, 설비투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산유발액

은 204억 원으로 가계소비 부문이 설비투자 부문에 

비하여 약 1.87배의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4.2 향력  감응도계수 추정

산업연 표로부터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를 이용

하면 각 산업간 상호연  계를  산업의 평균치

를 기 으로 한 상  크기인 향력계수와 감응

도계수로 표시할 수 있다.

u-City 산업의 향력계수는 u-City 산업의 생산

물에 한 최종수요가 한 단  발생할 때  산업

에 미치는 향, 즉 후방연쇄효과의 정도를  산업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비교한 것으로, u-City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열 합계를  산업 평균으

로 나 어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u-City 산업의 감

응도계수는 모든 산업 부문의 생산물에 한 최종

수요가 각각 한 단  발생할 때 u-City 산업이 받

는 향, 즉 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

업 평균에 한 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로서 

u-City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산업 평

균으로 나 어 구할 수 있다. 표 6은 경기지역의 산

업별 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u-City 산업 내부에서 

향력계수가 체 산업 평균치보다 큰 산업으로 

평가되는 부문은 u-City 기기 부문 밖에 없으며, 나

머지 세 부문은 평균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

러나 u-City 4개 부문의 간투입액 비 을 기 으

로 추정한 u-City 산업 체의 가 평균 향력 계수

는 0.984로 거의 1에 근 한 수치로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비록 u-City 기기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

의 향력계수는 평균치에는 훨씬 미달하지만, 향

력계수가 매우 높은 u-City 기기 부문이 u-City 산

업의 총생산액의 39.3%라는 큰 비 을 차지하기 때

문이다. 경기지역이 아닌 국가 체를 기 으로 평

가하면 u-City 산업의 가 평균 향력 계수는 

0.904로 체 산업 평균치에 많이 미달한다. 이는 

경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u-City 산업의 향력

산업 부문 향력 감응도

u-개인 0.811 0.721 

u-서비스 0.849 1.531 

u-기기 1.225 1.553 

u-공공 0.790 0.837 

u-City 가 평균 0.984 1.357

농수산 0.795 0.993 

산 0.745 0.910 

음식료 0.919 1.162 

섬유 가죽 1.196 0.954 

목재 종이 1.254 1.198 

석유 석탄 0.962 0.478 

화학 1.178 2.149 

비 속 물 1.027 0.917 

제1차 속 0.904 1.084 

속 0.999 0.812 

일반기계 1.170 0.864 

정 기기 1.247 0.628 

수송장비 1.279 0.719 

가구 기타제조업 1.201 0.532 

도소매 0.808 0.778 

부동산 사업서비스 0.795 1.039 

기타서비스 0.846 1.143 

표 6. 각 산업의 향력  감응도계수

이 상 으로 크다는 사실을 반 한다.

감응도계수에 있어서는 u-City 산업 에 체 

산업 평균치보다 큰 산업은 u-City 기기와 u-City 

서비스 부문이 있다. 이들 산업은 화학 산업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감응도 계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u-City 산업 체의 가 평균 

감응도 계수는 1.357로 평균 인 산업보다 매우 

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이유는 감응도계

수가 상 으로 높은 u-City 서비스와 u-City 기기

가 각각 u-City 산업의 총생산액 에서 36.4%와 

39.3%로 높은 비 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이 아닌 국가 체를 기 으로 평가하면 u-City 산

업의 가 평균 감응도계수는 1.387로 체 산업 평

균치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지

역은 물론 국가 체 으로 u-City 산업은 감응도가 

매우 높은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기지역을 심으로 

u-City 산업의 후방연쇄효과를 반 으로 평가하

면 u-City 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평균 인 산업보

다 조  낮은 편이나, 방연쇄효과는 평균 인 산

업보다 매우 높은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시사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앞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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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u-City 구축을 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 공공투자를 필요로 하는 

u-City 구축사업에 한 지역산업연  분석은 사업

주체가 되는 공공기 은 물론 사업수행기 인 기업

이나 사업의 직  수혜자가 되는 개인들에게 그 의

의가 지 않다고 하겠다. u-City 산업의 지역산업

연  분석은 련정책의 지역 내 경제  효과

를 분석하는 기 인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미래 측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RAS 

계수법과 지역산업의 분석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입

지 계수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화성・동탄 지역에서

의 u-City 구축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 다는 

에서 통상 인 산업연 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시 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0년도 국산업연 표에 RAS 계수법으로 알려

져 있는 투입계수 추정법을 용하여 2004년도 

국산업연 표를 작성하 다. 그리고 추정된 2004년

도 국산업연 표에 입지계수를 용하여 2004년 

경기지역의 투입계수행렬표를 작성하 으며, 이 표

는 u-City 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후방 연쇄효과

를 추정하는데 이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산

업연 분석에 통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태  산

업연  모형을 동태  산업연  모형으로 확장하고, 

이를 기본 틀로 하여 경제  효과를 측정하

다는 도 통상의 산업연 분석과 구별되는 이다.  

화성・동탄 지역에서 u-City 구축을 하여 752

억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총 효과는 2189

억 원으로 약 2.9배의 생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 에서 1603억 원은 1차 효

과이며, 581억 원은 1차 효과로 발생한 가계소

득  업잉여로 인한 재창출되는 2차 효과로 

1차 효과가 2차 효과보다 약 4배 정도 월

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City 산업이 

래하는 2차 효과에서는 가계소비를 통하여 나타

나는 생산유발액이 설비투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

산유발액에 비하여 훨씬 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성・동탄 지역의 디지털도시 구축은 우리나라 

u-City 사업의 첫 번째 사례라는 에서 주목을 끌

고 있다. u-City 구축을 한 기술  측면은 이미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

이지만, 화성・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  효과에 해서는 아직 아무런 망

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기지역의 

u-City 산업의 경우 후방 연쇄효과는 타 산업과 비

교하여 약간 낮은 편이나, 방연쇄효과는 타 산업

에 비하여 매우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 경기지역의 u-City 산업 에서도 u-기기 

부문의 생산액은 국에서 차지하는 비 이 38%로 

우리나라의 u-기기 산업에 미치는 향이 지 할 뿐 

아니라 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도 타 산업에 비하

여 월등히 크다는 에서 경기도가 이 부문의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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