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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1995  2017 지  16개 지 단체 지역별 통계  용하여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하 다. 지역별 고 과  다양한 변수들  고 한 귀  결과에  취업  

 60  상  취업  비  한 동  고 는 동 생산 에 매우 고 한 (-)  과  주 , 

 과  크 는 동  고 가 1% 가할 마다 동 생산  약 0.14 ~ 0.20% 감 하는 것  나타났

다. 에 변수  고  1 당 본스 과 본  동 생산  가하는  많  여  하고, 경 변동  

리변수  실업  상과 같  동 생산 에 한 (-)  과  미 , 비  하지는 않지만, 체 산업 

 비스업  비  미하는 산업  계수가 양(+)  값  보 지만 하지 않  것  었다. 본 연  

결과  통해 동  고  상 는 동 생산  감  억 하  해 본  지  충할 수 는 경  

 책  계   필 하다는 시사  도 할 수 다.

주 어 : 동  고 , 동 생산 , 지역경 , 본,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aging on labor productivity using panel statistics of 

16 local governments from 1995 to 2017.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60 or older in total employment, in the results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regional fixed effects and various adjustment variables, has a very consistent an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For every 1% increase in aging, labor productivity 

decreases by about 0.14 ~ 0.20%. In addition, the per capita capital stock and human capital 

considered as adjustment variabl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hich is a proxy variable of the economic fluctuat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as expected. The coeffici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share of the service industry in the whole industry, was positive, but i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economic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maintain and expand human capital are necessary to curb the reduction in labor productivity expected 

by the aging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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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 1960  후 계에  가   경

 룩하 다. 러한 가  고 빠  경  

 결과는 우리나라 민들  한 도에 착한 후 가

  수  경  움  누리고 다는 것 다.

우리나라 민들  가  큰 과 망  재  

경  움  미래에 욱 개  수 는지 는 

한 재  움  언 지 지할 수 는지에 

한 것 다. 그 다  재  경  움  지하

거나 향상시킬 수 는 가  실한  엇 ? 

에 한 한 해답  ‘지 가능한 경 ’ 다.

다  질  어떻게 지 가능한 경  달 할 수 

? 라는 것 다. 경  본과 동  원 

과 생산  향상  통해 달 할 수 다는 것  

 알 진 사실 다. 본 과 가  통한 경

 한계생산체감  에 해 지  경

 하는 것에는 한계가 나, 생산  향상  통한 

경  지 가능한  가능  한다. 라  생산

 향상 시키는  는 수많  연 들  내생

  하에  수행 었다. 

지 가능한 경  달 하는  다   생산

 향상  해할 수  것  상 는 들  

 고 생산 과 해 들  계  함

 생산  하락할 수 는 가능 에  

하는 것 다. 

본 연 는 생산  해할 수 는 가능  는 

 하고 생산 과 그  한 계  

 지 가능한 경  달 에 여하고  한다.

근 진  심  생하고 는 생산   

는 하락  공통  주 상  고 다. 고 가 생

산 에  향  미  것 라는 것   

견해 지만, 실   향  미 는지  여  

 향  미 다  어느 도 , 고 가 생산

에 미 는 향  동  변 에 한 연 는 매우 미

한 상 다. 특 , 미 고  경험한 진 들  

경우, 고 가 생산 에 미 는 향에 한  

루어  나, 근 10 여 간 격한 고  경험하

고 , 앞 도 지  고 가 진행  것  

상 는 우리나라  경우 고 가 생산 에 미 는 

향에 한 한  매우 미진한 상 다. 

우 , 우리나라  고  과  살펴보  다

과 같다.  고  미하는 15  상   

60  상  비  2000  14.4%에  2018  24.4%

 18  동안 10 %가 가하 , 남  여   

사한  근 60  상  비   가하

다. 러한  고 는 연스럽게 동  고  

연결 어 취업   60  상  비  2000  9.3%

에  2018  16.1%  가 게 상승함   고

가 연스럽게 동  고  연결 다는 것과 

근 20 여  동안 우리나라에    동  고

가  진행 었다는 것  알 수 다.

아래 Fig. 1   고  미래  보여주고 

다. Fig. 1에  60  상   고 비  2018  약 

20%  2066 지 약 50  동안 50%  지  가

할 것  상하고 , 러한  고 는 연스럽

게 동  고  연결  것 라는 것  상할 수 다.

Fig. 1．Prospective Aging Trend (Unit: %)
Source: Statistics Korea,『Prospective Population 2018-2067』

라  고 가  진행 고 는 우리나라  상

에  고 가 지 가능한 경  엔진  생산

에 향  미 는지 여  어느 도  향 지  

하는 것  매우 하다.

본 연   다 과 같다. 2 에  고  

생산  계에 한 연  결과  살펴보고, 3

 실 에 한  상,   결과에 해 

한다. 마지막  본 실  결과   고 에 

한 책  시사  시한다.

2. 고  경  계

 고  동  고 가 매우 하게 연

어  에 본 에 는  고  동  고

  하지 않고  고 라는 개  

경 과  계  살펴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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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  계  살펴보  에   

동   경  한  다는 것  

행 어야 할 것 다. Feyrer(2007)는 가 통계  

용하여  생산  매우 한 계  가지

고 다는 사실과 가 생산 에 많  향  끼

다는 사실  보여주었다. 한, Malmberg (2008)  

Mahlberg (2013)는 산업별  용하여 동 생

산 과 동  연 가  하게 연 어 다

는 것  하 다.    동  는 경

에 지 한 향  미 다는 결  얻  수 다[1-3].

고 가 경 에  향  끼 다는 주

 다양한 가  간    통해 었

다. 특 , 본 연  매우 사한 Tang (2006)는 

1981  2001 지 나다  10개 지역별 통

계  용하여 동  고 가 동 생산  가  

약 0.13-0.23 트 감 시키는 (-)  직  향

 다는 것  하 다. 한, Gronqvist(2009)는 

1970  2005 지  핀란드 산업별 통계  

용하여 동  고 가 동 생산 에  과  

미 다는 것  보여주었다[4,5].

 같  하나  가  상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한 연 뿐만 아니라 

Gomez (2008)는 계 약 140 개   

가 통계  용하여 동  고  미하는 55  

상  비  가는 동 생산  감 시킨다는 

것  하고 Aiyar (2016)는 OECD 내  럽 가

들  상  55  상  동  비  가하여 

생산  감  통해 동 생산  감 하는 커니

  하 다[6,7]. 

우리나라  상  한 실  연 도 다수 진

행 었다.[8-16] 우리나라  상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에 한 연 들  공통  

생산가능  동 생산  양(+)  계  가지고 

,   동  고 는 생산가능  격한 

감  야 함  동 생산  격하게 하락시킨

다는 것 다[8-10]. 에  (2011)  지역  

수도 과 비수도  하고 균  용하

여 고 가 경 에 미 는 향  한 결과 

(-)  과가  보 다. (2008)  1995

 2006 지 우리나라 지역별 통계  용하여 

고 가 동  1 당 본결합도는 미미하게 가시키

지만, 동  1 당 생산  크게 하락시키는 것  

하 다. (2008)  연 는 용통계  연   

 목  본 연  매우 사하나, (2008)  

용한 통계  간  1995-2005  우리나라  동

 고 가 충  생하지 않  간 , 본 연  

간  1995-2017  동  고 가 본격  진

행  간  포함하고  에 보다 한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할 수 

, 것  본 연  여 다[17,18].

하지만, 든 연 가 동  고 가 경 에 

 향  미  것 라고 상하지는 않는다. 본과 

동  계  체 계  보는 에 는 고 는 

 동에 한 본  비   생산량

 가시킬 수 , 다  한편 동   술

 도하여 동 감  술 신 등  할 수 고 

술 신  경  엔진  생산 (Total Factor 

Productivity) 는 동 생산  가시킬 수 , 고

는  당 에 한  늘  본 

 보다 용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 후  비하  

한   함  경 에  

향  미 다고 주 하는 견도 재한다[19-20].

 같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지 는 지에 한 다양한 견  

재 어 다. 라  Fig. 1에  보았듯  2066 지 

지  동  고 가 상 는 우리나라  실에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재  

향과 크 에 한 근 통계  용한 체  실  

우리나라  ‘지 가능한 경 ’  해 매우 하다. 

3. 실

3.1 용  료  변수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실

하  해 본 연 에  용한 든 료는 통계청과 

한 행에  수집 었다. 실  해 우리나라 16

개 행 역 ( 울특별시, 산 역시, 역시, 천

역시, 주 역시, 역시, 울산 역시, 경 도, 강

원도, 충청 도, 충청남도, 라 도, 라남도, 경상 도, 

경상남도, 주특별 도)  고 하 , 간  

1995  2017 지 료(울산 역시는 1998  

2017 지 료  용)  용하여 근 10 여  동안 

격하게 가하고 는 고   하고 다.

본 연 에  고 한 변수들  16개  지역별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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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본스 , 취업 수, 연 별 취업

수, 실업 , 산업별 사   사업체 수 등  다. 특  

본 연 에  매우 한 2개  변수  동  고  

동생산  경우, 지역별 취업   60  상  고

 비  동  고  리변수  고 하 고 

동 생산  지역별 실질 생산  지역별 취업 수  

나누어 도 하 다. 

에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순수한 

과  도 하  해 다양한 변수들  고 하 다.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하  

해 가  하게 고 해야 할 변수는 동  1 당 

본스 다. 동  1 당 본스  지역별 본

스  지역별 취업 수  나누어 하 다. 지역별 

본스  재고  용하여 계산하 , 통계청

 민 차 에  공 고 는 1997  지역별 

 본스   지역별 고 본  용

하여 2010  가격  하는 지역별 본스  

1995-2017 지  계산하 다.

한, 취업   학 업 는 4  학 업

 비  각 지역  본 리변수  고 하 , 

지역경  거시  에  동 생산  변  

하  하여 지역별 실업  통계  용하 다. 마지

막  지역  산업 ,  업과 비스업  비 에 

라 도 다  동 생산  도  수  에 지

역별 산업  하는 사업체 사   사업 비

스업 사  비 나 과 보험 비스업 사  

비  귀  독립변수  사용하 다. 본 연

에  용한 다양한 변수들에 한 통계 약  아래  

Table 1에 리 어 다. 

Variable(Unit) Mean Std

labor productivity(mil.won) 0.047 0.021

per capita capital stock(Bil.won) 0.174 0.061

human capital index 1 ratio 0.308 0.104

human capital index 2 ratio 0.204 0.079

labor aging ratio 0.0001 0.00006

unemployment rate(%) 3.31 1.403

service employment ratio 0.041 0.011

finance and insurance employment ratio 0.039 0.019

Table 1. Summary Statistics for Major Variables (N=365)

3.2 실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하

 해 본 연 에 는  탄  미리 해

지지 않고 실  통계  용하여 귀  통해 

하는 귀   용하 다.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하  해 계  

 다  식과 같다.

ln    ln  ln  ln  ln    

변수   는 지역별 실질 생산  취업  

수  나눈 동  1 당 지역별 실질 생산  미하

, 독립변수   는 지역별 본스  취업  

수  나누어 한 동  1 당 지역별 본스

다. 한  는 본  취업    

는 4   비  미한다. 본 귀

에  가  한 독립변수  동  고  나

타내는  는 지역별 취업   60  상  고

 비  미한다.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순수한 향  도 하  해 는 동생산

에 향  미  수 는    본과 경 변

동  산업  등 다양한 들  변수  고

하 고, 러한 변수들   귀식에  고 하

 해  라는 항  가하 다. 하지만,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순수한 향  도 하

 해 아 리 많  변수들  용하 라도 

벽하게 든 들  고 했다고 할 수 없다. 라  

본 귀식에 는 지역별 비 찰   고 하  

해 지역 미변수  용한  고 과(Fixed 

Effect)  용한다. 마지막  는 독립변수

들  변수  할 수 없는  미하는 

차항 다.

3.3 실  결과

앞  료   용하여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과에 한 귀  결과  

아래  Table 2  같  도 하 다.

Table 2는 변수는 지역별 동 생산 , 독립

변수들  핵심변수  동  고  변수들  

동  1 당 본스 ,  가지  본, 

 경 변동  하  한 실업 , 지역 산업  특

수  하  한 ·보험 사  비 나 사업 비

스 사  비  고 하 다. 과  변수들   

그  취하여 결과 해 과  용  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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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 간  내생    처하  하여 

든 독립변수들  1   변수 값들  용하 다.

본 연  귀  차항에 한 가 에 라 

고 과(Fixed Effect)  랜 과(Random Effect) 

 택할 수 , 고 과  각 단  

료  편  상수  간주하지만 랜 과   

편  변  랜  간주한다[21]. 

하우스만(Hausman) 검  통해 고 과(Fixed Effect) 

 랜 과(Random Effect)에 비해 (Consistency)

  편(Unbiased)한 계수 값  하는 한 

라는 결  얻었다. 라 , Table 2에  시 는 든 

귀  결과들  지역 미  고 과  한 고

과(Fixed Effect) 귀  결과 다.

Table 2  통해 본 연  핵심질  동  고

가 동생산 에 미 는 과  여  향  도는 

어 한가? 에 한 한 해답  도 할 수 다. 지역

별 취업   60  상  취업  비  한 

동  고  변수  계수 값  다양한 변수들  고

하 라도 하고  는 (-)  값  가지고 

, 값  크 는 값    -0.14에   

-0.20  에 동  고 는 동 생산 에 

 향  끼 , 향  크 는 동  고 가 1% 상

승할 경우 약 0.14%에  0.20%  동 생산  감  경

험하게  것 라는 것 다. 라  향후 지  가

할 동  고  고 할 경우, 사   동 생

산  감  경험하게  것 라는 것  할 수 다.

동 생산 에 한 동  고  순수한 과  

도 할 뿐 만 아니라, 동  고  에 동 생산

에 한 향  끼  것  상 는 변수들  

계수 값  살펴보  다 과 같다. 동  1 당 본스

과 본  경우 든 계수 가 상과 마찬가지

 양(+)  값  1%  수 에  하 , 동  

1 당 본스  경우 1%  동  1 당 본스  

가는 약 0.1%에  0.16%  동생산  가  야 한

다. 비  본 리변수에 라 약간  차 는 재

하지만 본 1%  가에 동생산  약 0.25%

에 0.34% 가하는 것  할 수 다. 본  

동 생산 에 미 는 향  1 당 본스  동 생산

에 미 는 향에 비해 약 2-3  큰 것  본

  보다는 본  충  동  고  야

 동 생산  하락에 처하  한 보다  

안   수 다는 시사  공하고 다. 

한, 경 변동에 한 동 생산  변  하  

해 고 한 지역별 실업  경우 경 가 하강하고 

는 것  상 는  실업  경우 동생산  

하락시키고 낮  실업  경우  동생산  야

하는 것  나타났다. 하지만, 계수 값  하지 않  

것  나타나 지역별 동생산  결 하는 

는 하지 않다는 사실  할 수 었다. 시간에 

 동생산  개  하  해 연도  독립변수

 용하 , 시간에  동 생산  지  

한 수 에  향상 는 것  나타났다.

마지막  지역별 산업 에  동생산  차

 고 하  해 사업체 사   ·보험 사

 비  는 사업 비스업 사  비  독립변수

 용하 다. ·보험  사업 비스업 사  

비  다는 것  업  비  상  낮다는 

것  할 수 ,   변수  비  다  

동생산  낮  것 고  경우는 동생산  

 것  에  변수  계수는 (-)  값  가질 

것  상하 다. ·보험 사  비  계수는 

상과 같  한 수 에   계수값  나타내고 

는 , 사업 비스 사  비  계수 값  상과 달

리 양(+)  값  보 고 지만,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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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ln(per capital capital 
stock) 0.098* 0.109** 0.141*** 0.162***

(0.054) (0.055) (0.051) (0.053)

ln(labor aging) -0.140*** -0.186*** -0.152*** -0.206***

(0.031) (0.029) (0.031) (0.029)

ln(human capital_1) 0.328*** 0.343***

(0.049) (0.050)

ln(human capital_2) 0.249*** 0.249***

(0.037) (0.038)

ln(unemployment 
rate)

-0.006 -0.005 -0.010 -0.009

(0.010) (0.010) (0.010) (0.010)

ln(finance_insurance 
employment ratio) -0.149*** -0.173***

(0.037) (0.037)

ln(service 
employment ratio) 0.007 0.023

(0.018) (0.018)

year 0.008*** 0.011*** 0.010*** 0.015***

(0.003) (0.003) (0.003) (0.002)

Region Dummy Yes Yes Yes Yes

N 349 349 349 349

R2 0.977 0.976 0.977 0.976

Dependent variable is ln(labor productivity)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0, **p < 0.05, ***p < 0.01

Table 2. The Effect of Labor Aging on Labor Productivity

4. 결   책  시사

동  고 가 동 생산 에 미 는 과  한 

본 연 는  연  매우 사한  용하

고, 동  고 가 동 생산 에  향  

끼 다는 거  비슷한 결과  얻었지만, 동  고 가 

본격  진행  우리나라 근 10 여  통계  

용하여 동  고 가 동 생산  하시킨다는 것

 체  재 하 다는 큰  가지고 다. 

한, 동  고   본과 본  동 

생산 에 미 는 향  할 수 었다.

본 연  실  결과  통해 할 수 는 책

 시사  다 과 같다. 실  결과  통해 한 

에  동  고  해 생한 동 생산  

하락  본  통해 만 할 수도 지만, 한계

생산체감   용 는 본   통해 

동생산  하락  복하  보다는 본  가

 할 수 는 사 시스  하는 것  동

 고  생하는 동생산  하락  가  

 만 할 수 는 안 라고 단 다.

라 , 사   본 향상과 특 , 60  

상 고 에 한 본 향상  통해 동  고

에 해 생할 수 는 동 생산  하락  처해야 

한다. 근 공지능(AI)과 지  술   우리 

사   본 향상  통한 생산  가  

순   할 수 는  가  것 다. 

한, 60  상 고 에 해 는  통해 새 운 

술과 보  달할 뿐만 아니라, 고 에게 미 

 다양한 본   는 다양한 매체  통

해 공  수 는 사  시스  해야 할 것 다.

본 연 는  고 가 경 에 미 는 향

 하 다는 한계  가지고 , 다양한 고  

특 에 라 경 에 미 는 향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아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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