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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전력시장은 포화상태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해외 전력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전력산업에서 가장 대표
적인 화력발전 중 석탄화력발전의 해외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합소분류 기준 168부문 중에서 17개 
부문을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
여 분석한다. 과거 석탄화력발전 수출 사례를 적용하여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8,525억
원, 9,725억원, 14,761명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어 주요어 주요어 주요어 : 석탄화력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수요유도형 모형, 외생화 
Abstract - Korean domestic electricity market is saturated through trying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electricity industry with overseas electricity markets. Korean electricity industry in the overseas 

market in order to pursue continuous growth, competitive and aggressive investment in overseas market is 

promoting.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 analysis to estimate the role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exports national economy.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hows what national economy effect of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explored with 

demand-driven model. After define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what small sized of Input-Output table 168 

sectors among 17 sectors, this study pays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by 

taking the sector as exogenous specification and then investigating economic impacts of it. This study uses coal 

thermal power plant exportation case of Vietnam project,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2,853 billion won, 973 billion won  and 14,761 persons, respectively. 

    
Key words : oal thermal power plant, economic effect, input-output analysis, demand-driven model, exogenous 

specification

1.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와 F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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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경제장벽을 빠르게 허물어 보호무역이나 
관세장벽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사
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산업이 해외시
장에 나아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전력산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KEPCO 역시 
해외시장에서 굴지의 전력회사들과의 경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대한전기협회, 2012). 국내 전력산업
은 국가경제 성장과 더불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눈부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이
렇게 성장해 온 국내 전력시장의 수요 성장세는 향후 
국내 경제성장의 둔화, 인구 감소, 노령화 사회 진입, 

서비스업 중심의 전력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변화하여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전력 직거래, 구역전기사업
자 등 민간부문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전력판매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시장만으로
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
은 국내시장 포화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해외 
전력시장에서 세계 굴지의 전력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
해서 해외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3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한 KEPCO의 전력산
업 해외진출은 과거 화력발전사업 위주의 사업영역에
서 원자력, 자원개발, 신재생, 송변전, 배전사업, 수력 
등의 분야까지 다양화하며 확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발전, 자원개발, 송변전 및 배전사업에서 운영
사업 24개, 진행사업 14개, 검토사업 56개로 총 94개
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KEPCO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이외에도 송배전 설비 
건설, 운영, 컨설팅 사업 등으로도 활발하게 확장하고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전력산업 분야에서 가지게 
된 노하우를 주요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전수할 수 
있는 해외인력 교육 및 주요 기관과의 MOU 체결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2월 KEPCO는 조직을 크게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으로 나누는 창사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9 15 순환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수익성 높은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
력수급실을 신설하고 기술 엔지니어링 및 해외사업 

개발을 집중 보강키로 하였다. 특히, 풍력발전을 포함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인수합병과 플랜
트 수주를 통해 공격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
해 해외사업전략실을 신설하였다. KEPCO의 공격적 
전력산업 해외진출은 고부가가치라는 사업의 특성상 
전후방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
여 해외시장 개척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증대 
효과는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진세준 외, 2012).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 기술수준은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고, 일부 기술수준은 국산화가 되었다. 

또한, 정부는 한국형 300MW급 IGCC1) 실증플랜트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고효율 청정석탄 이용기
술의 조기 상용화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석유를 대체할 경제성과 환경성이 
우수한 신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구축하
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IGCC 시스템을 개발을 통
하여 수출 상품으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은 제법 많은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먼저 연구의 범위 설정을 위한 원칙
을 설정하고 연구대상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범위를 정립한다.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및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한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 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
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
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
의 적용이 매우 유용하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석탄
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국민경제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가능하다. 

Fig 1과 같이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일어났을 때, 

후방에서 주되게 생산이 늘어나는 부문을 석탄화력발
전 관련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생
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점, 취업유발의 관
점이라는 3개의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1)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연료인 석탄을 고온 •고압의 가스화기에서 
가스화 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만들어 정제공정을 거친 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복합 사이클 발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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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ther Industrial Traction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외생화하여 자기산업 효과와 타 산업 효과로 구분하
여 결과를 도출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국내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구
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정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연
구의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하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의 수요
유도형 모형을 소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탄화력발
전 해외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
업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절
에서는 연구의 결론으로 할애한다. 

2.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정의
2-1 산업연관표상에서의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본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서 주로 생산이 늘어나는 부문을 석탄화력
발전 관련 부문으로 정의한다. 석탄화력발전관련 부
문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
된 산업연관표의 168부문 통합소분류에 근거하여 석
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유형을 정의한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은 여러 산업 부문이 복합
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KEPCO 및 석탄화력발전관련 
부문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68부문 통합소분류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과 

관계가 있는 산업 부문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한
국은행 산업연관표 168부문 통합소분류에 석탄화력
발전 관련 부문을 적용시켜 보았을 때, 관계가 있는 
산업 부문 17개 부문( 86. 공구 및 철선제품 , 

88. 내연기관 및 터빈 , 89. 일반목적용기계부
품 , 90. 산업용운반기계 , 91. 공조 및 냉온장
비 , 92. 기타일반목적용기계 , 95. 기타특수목
적용기계 , 96.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 

97. 기타전기장치 , 106. 의료 및 측정기기 , 

126. 교통시설건설 , 127. 일반토목 , 128. 

기타특수건설 , 138. 하역 , 144. 금융 , 

150. 사업관련서비스 , 152.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을 도출하여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09년도 산업연관표상의 28

부문 통합대분류표를 기준으로 할 때,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Table 1과 같이 45부문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재구성된 산업연관표를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되,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각각 외생화한 분석, 즉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한다. 

2-2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의 비용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중 수요유도형 모형

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의 결과를 도출한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단

2) 특정 관심대상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위해 특정 부문을 별도의 부문으로 다루는 것은 산업연관분석에서 흔히 취하
는 접근 방식이다(한국은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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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atio of Coal Thermal Power Plant Exports and Matching with Sector Classification Adopted in This Study

공사세부내역
재구성된

부문분류표 
부문코드

부문산업명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의 사업비 배분 비율  
(단위: %)

보일러 33 공조 및 냉온장비 16.71

터빈/발전기 30 내연기관 및 터빈 7.34

탈황설비 및 탈질설비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7.77

보조기기

29 공구 및 철선제품 0.05

31 일반목적용기계부품 1.75

32 산업용 운반기계 0.22

33 공조 및 냉온장비 2.21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5.89

3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5.77

36 발전기, 전공기 및 전기변환장치 0.88

37 기타전기장치 1.53

38 의료 및 측정기기 0.13

기계공사비 41 기타특수건설 4.80

전기/계측공사비 41 기타특수건설 3.86

토목공사비 40 일반토목 11.13

건축공사비 41 기타특수건설 6.20

부대공사비 39 교통시설건설 4.24

설계용역비 45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2.83

사업주제경비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3.62

수송/관세등 42 하역 1.96

예비비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2.41

건설이자 43 금융 8.68

합 계 100

Table. 1. Sector Classification Adopted in This Study

부문
코드 부문산업명 부문

코드 부문산업명 부문
코드 부문산업명

01 농림수산품 16 가구 및 기타제조업 31

석
탄
화
력
발
전 
관
련
부
문

일반목적용기계부품
02 광산품 17 전력가스 및 수도 32 산업용운반기계
03 음식료품 18 건설 33 공조 및 냉온장비
04 섬유 및 가죽제품 19 도소매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5 목재 및 종이제품 20 음식점 및 숙박 3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6 인쇄·출판 및 복제 21 운수 및 보관 36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07 석유 및 석탄제품 22 통신 37 기타전기장치
08 화학제품 23 금융 및 보험 38 의료 및 측정기기
09 비금속광물제품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9 교통시설건설
10 제1차금속 25 공공행정 및 국방 40 일반토목
11 금속제품 26 교육 및 보건 41 기타특수건설
12 일반기계 27 사회 및 개인서비스 42 하역
13 전기 및 전자기기 28 기타 43 금융
14 정밀기기 29 공구 및 철선제품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5 수송 장비 30 내연기관 및 터빈 45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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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당 파급효과이므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를 이용하기 앞서, 현
재 국내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국내 표준 석탄화력발전기술 해외전파라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기후변
화협약과 관련하여 고효율 청정석탄 개발 및 플랜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시
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정의한 석탄화력발전 관
련 부문의 해외수출은 과거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해
외수출의 견적서 세부구성을 따르고 있으며, 보수적
인 접근에서 50%만을 적용한 14,425억원 규모의 석
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일어났을 경우로 가정한다. 

그리고 사업비용의 국내집행율과 현지집행율을 구분
하여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지만, 국내집행율과 현지
집행율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본 연구에서
는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견적서에 제시된 사업비용 
100%가 국내에서 집행된다고 가정한다.

 앞서 산업연관표를 재구성 하였듯이, 석탄화력발
전 해외수출 사례에 대한 사업비용의 산업분류 및 비
율 배분은 KEPCO와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산업
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분류하였
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에 포함되는 세부 산
업분류 및 비율 배분과 앞서 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산업연관표상의 부문 매칭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의 비용점유
율을 살펴보면, 보일러(공조 및 냉온장비)가 16.71%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1 산업연관분석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타 산

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산업파
급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
력발전 해외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산업연관분석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
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Ghosh, 1958).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
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간의 연관관계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구조를 분석하
는데 유리하다(강광하, 2002; Bulmer-Thomas, 1982; 

Miller et al., 1989; Wu and Chen, 1990).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
해서는 최종수요 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통상적 접근
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종수요는 총수요
가 아니며 총수요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총공급과 
일치해야만 명확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의 총산출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통상
적인 분석으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변동시 자
기 부문 외의 다른 부문들이 받는 영향만을 고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최종
수요가 증가하면,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산출물
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논리적으
로 문제가 있다(유승훈 외, 2004). 

이러한 문제점들은 관심대상 부문의 외생화
(exogenous specification)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경제에서 한 부문의 변화는 곧 그 경제 모형에 외생
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산업연관분석에서는 이렇게 
내생변수와 외생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외생적
인 힘이 될 변수를 외생화라고 한다(Miller and Blair, 

1985). 이런 외생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
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은 국내 경제의 기초산업
부문으로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산출활
동을 필요로 한다. 즉 다른 부문들의 산출물을 중간
재로 수요한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부문
의 투자가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이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의 관점, 부가가치 유발의 관
점, 취업유발의 관점이라는 3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3-2 생산유발효과
일반적으로 수요유도형(demand-driven model) 모

형에서 분석대상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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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외생화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

     
               (1)

여기서,  는 분석대상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
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산출량으로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산출에 영향을 받은 타 부문의 산출 증
감량을 나타낸다.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석
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이 포함된 열과 행을 제외시켜 
작성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나타낸다. 

 는 투입
계수행렬로서 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나타
내는 열벡터 중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원소를 
제외한 열벡터이며, 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산출액을 나타낸다.

식(1)은 관심대상인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중
심으로 한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식으로서 석탄화
력발전 관련 부문의 산출이 경제 내 다른 부문의 산
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석탄
화력발전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는 자체로서의 산출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효과를 통해 타 산업 
부문의 생산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전체 산업의 생
산을 촉진하므로, 식(1)로부터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
문의 총 산출 또는 총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를 구할 
수 있다.

3-3 부가가치 유발효과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생산을 유발하고 생산활동

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종수
요의 발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종수요 한 단위 변화가 부가
가치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부문의 산출액 증가가 타 부문
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최종
수요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외생화하면 다음 식이 유도된다.

  
 

   
    (2)


은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에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을 의미
한다. 식(2)를 통해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산출액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3-4 취업유발효과
최종수요는 생산을 유발시키고 생산은 다시 노동

수요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최종수요와 노동수요 유
발을 연결시킴으로써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취
업유발계수를 도출해야 한다. 취업계수()란 일정기
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
( )으로 나눈 계수(     )로서 한 단위의 생
산에 직접 소요된 노동량을 의미한다. 투입된 노동량
( )는 산업연관표 상 부속표에 포함된 고용표를 참
조하였다. 여기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외생화
하면 식(3)과 같이 표현된다. 

       
      (3)

여기서  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제외한 
각 부문별 취업자수를 나타내며  는 그 변동량을 
의미한다. 


는 취업계수 대각행렬에서 석탄화력발

전산업 부문의 행과 열을 제외시키고 남은 행렬이다.

3-5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산업연관표이다. 석탄화력발전 관련의 생산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29. 공구 및 철선제품 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가
장 크며, 41. 기타특수건설 , 33. 공조 및 냉온
장비 순으로 생산유발효과가 크다. 이것은 석탄화력
발전기 건설과정에서 공구 및 철선제품 부문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기타특수건 부문과 공조 및 냉온장비 
부문의 산출물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타 산업 효과 중심으로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
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에서와 같이 41. 기타
특수건설 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크며, 

3) 이 식의 자세한 유도과정에 대해서는 유승훈(2003) 및 Yoo and Yang(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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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duction-inducing Effect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부문코드 부문산업명 1원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자기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29 공구 및 철선제품 1.0000 1.4083 2.4083 

30 내연기관 및 터빈 1.0000 1.0446 2.0446 

31 일반목적용기계 1.0000 1.1316 2.1316 

32 산업용운반기계 1.0000 1.0372 2.0372 

33 공조 및 냉온장비 1.0000 1.1007 2.1007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1.0000 1.0783 2.0783 

3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0000 1.0071 2.0071 

36 발전기,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1.0000 1.0531 2.0531 

37 기타전기장치 1.0000 0.8133 1.8133 

38 의료 및 측정기기 1.0000 0.9637 1.9637 

39 교통시설건설 1.0000 1.1917 2.1917 

40 일반토목 1.0000 1.0846 2.0846 

41 기타특수건설 1.0000 1.3405 2.3405 

42 하역 1.0000 0.9466 1.9466 

43 금융 1.0000 0.3953 1.3953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1.0000 0.4725 1.4725 

45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1.0000 0.5062 1.5062 

Table. 4. Value-added Inducing Effect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부문코드 부문산업명 1원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원)

자기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29 공구 및 철선제품 0.2727 0.3426 0.6154 

30 내연기관 및 터빈 0.2252 0.3216 0.5468 

31 일반목적용기계 0.3398 0.3205 0.6603 

32 산업용운반기계 0.2605 0.3136 0.5741 

33 공조 및 냉온장비 0.2551 0.3219 0.5770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2702 0.3102 0.5804 

3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2648 0.2946 0.5594 

36 발전기,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0.2862 0.3249 0.6111 

37 기타전기장치 0.2639 0.2503 0.5142 

38 의료 및 측정기기 0.2837 0.3313 0.6150 

39 교통시설건설 0.3981 0.3641 0.7622 

40 일반토목 0.4413 0.3354 0.7767 

41 기타특수건설 0.3381 0.4034 0.7415 

42 하역 0.4409 0.3613 0.8022 

43 금융 0.6134 0.1909 0.8042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7248 0.1924 0.9172 

45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0.6742 0.1996 0.8738 

42.하역 이 두 번째 29. 공구 및 철선제품 이 
세 번째로 크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44. 사업관련전문
서비스 의 경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크며, 다
음으로 43. 금융 , 42.하역 순이다. 사업관련전

문서비스 부문의 경우 공공관계서비스가 포함되어 있
어 큰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 
부문의 경우도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영향을 끼쳐 상대
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 산업 효과 중심으로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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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Coal Thermal Power Plant Sector

부문코드 부문산업명 10억원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명/10억원)

자기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29 공구 및 철선제품 3.4974 5.0659 8.5633 

30 내연기관 및 터빈 1.4602 5.2707 6.7309 

31 일반목적용기계 4.4636 5.4333 9.8969 

32 산업용운반기계 2.7111 5.1776 7.8887 

33 공조 및 냉온장비 3.7553 5.5313 9.2866 

3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3.8646 5.2164 9.0810 

35 기타특수목적용기계 5.2594 4.8222 10.0816 

36 발전기,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2.4695 5.4985 7.9680 

37 기타전기장치 3.4094 4.2804 7.6898 

38 의료 및 측정기기 6.3655 5.7328 12.0983 

39 교통시설건설 6.5192 5.6042 12.1234 

40 일반토목 6.6227 5.2557 11.8783 

41 기타특수건설 7.1959 6.4171 13.6130 

42 하역 6.9714 6.4190 13.3904 

43 금융 3.6363 2.9095 6.5457 

4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9.2924 3.5002 12.7926 

45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11.2533 3.8584 15.1117 

자기산업 효과 타 산업 효과 총 효과

생산유발효과 1원당 
+

1원당
=

1원당
총 14,245억원 총 14,280억원 총 28,5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원당
+

1원당
=

1원당
총 5,293억원 총 4,432억원 총 9,725억원

취업유발효과 10억원당
+

10억원당
=

10억원당
총 7,453명 총 7,308명 총 14,761명

Fig. 2.  Forecasting Results of the Economic Effects of Coal Thermal Power PlantExports

과를 살펴보면, 42. 하역 , 41. 기타특수건설 , 

38. 의료 및 측정기기 의 순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취업유발효과
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45. 건축 및 공학관련
서비스 의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며, 다음으
로 41. 기타특수건설 이 두 번째로, 36. 하역
이 세 번째로 큰 것을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석탄화력발전산업의 경우 노동
집약적인 기타특수건설과 하역 부문에서 많은 취업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사례 적용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단위당 파급효과이므

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사례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관계자의 해외수출 견적서 세부구성을 따
르고 있으며, 과거 베트남 수출 사례의 14,245억원 
규모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일어났을 경우로 가
정한다. 그리고 사업비용의 국내집행율과 현지집행율
을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지만, 국내집행율
과 현지집행율을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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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견적서에 제시
된 사업비용 100%가 국내에서 집행된다고 가정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로 14,245억원의 사업비를 수
주하였다고 가정한 후, 앞서 구한 결과에 적용하여 
국내 경제에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이 미치는 파급효
과를 예상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로 수주
한 사업비에 근거하여 각 파급효과를 계산한 결과의 
요약 및 종합화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1.0임을 감안할 때,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로 인한 1

원 생산증가로 발생한는 총 생산유발효과에 수주된 
사업비 14,245억원을 대입하면, 석탄화력발전 해외수
출의 자기산업 효과 14,245억원과 타 산업 효과 
14,280억원을 합하여 총 28,52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의 1원 생산증가로 인한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석
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자기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5,293억원 및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 4,432억원
을 합하여 총 9,72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에서의 
총산출 10억원 생산증가로 인한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의 자기산업 취업유발효과 7,453명과 타 산업 취
업유발효과 7,308명을 합하여 총 14,761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KEPCO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전력시장에서 세계 굴지의 전력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
해서 2012년 2월 조직을 크게 국내부문과 해외부문
으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해외사업에 적
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해외 전력시장은 과
거 국영, 독점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및 민
영화로 표방되는 새로운 전력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바
뀌고 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발표에 따르
면 전 세계의 전력소비 규모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총 40%가 증가하며, OECD국가와 비OECD국가 간 
전력생산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
서 해외 전력시장에서 세계 굴지의 전력기업들과 경
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
구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추진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전력산업의 해외진
출은 고부가가치의 종합 플랜트산업이라는 사업특성
상 전·후방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
행하며, 해외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효율 증대를 가져
온다. 건설, 기자재산업 등 전력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유관 산업은 해외시장 개척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상호협력에 따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은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을 준
다. 또한,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은 국내 전력산업의 공
익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출
된 해외수익은 장기적으로 국내 전력요금 인하 및 설
비 확충의 재원이 되어 국내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해외진출 시 국가 간 타 
분야 경제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 산
업과의 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간의 협력이 한층 활발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전기협회,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석탄화력발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기에는 그 연
구 범위가 모호하므로, 먼저 연구의 대상을 석탄화력
발전 관련 부문으로 범위 설정을 위한 정의를 설정하
고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견적서를 통한 과거 사례
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범
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및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부문을 미시적으로 파악
하면서 거시적인 상호관계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연관분석의 적용이 매우 유용
하므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다. 특히 산업연관분
석의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변동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우어서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의 파급효
과에 대한 사전적 예측이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 관
련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
발효과를 자기산업 효과와 타 산업 효과로 구분하여 
구했다(진세준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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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베트남 해외수출 14,245억원이 일어
날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는 각각 28,525억원, 9,725억원, 14,761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석탄화력발전 해
외수출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함으
로써 석탄화력발전의 해외시장 진출시 중요한 참고자
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
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에 정의 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견적서의 세부비용을 면
밀하게 파악해서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을 정의하
고, 비용구조를 분석한 부분은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실제 사례의 
비용구조 정보에 근거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하므
로써 보다 엄밀하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확정적인 값으로 받아들
이기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치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파급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투입산출분석은 비교적 적용이 간단하면서도 다양
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연구자와 정책 결정가에게 유
용한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투입산출분
석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연구 주제로는 여러 연도
의 산업연관표를 동적으로 연결한 동적 분석, 석탁화
력발전 산업을 선진국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국가간 
비교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연관표를 보다 최근 
자료로의 업데이트하는 기법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
의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관련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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