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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006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며,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공유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산업은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

다. 건축분야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

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건축서비스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

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적인 시장 구조와  

현황, 그리고 수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동향지는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와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 전

반의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층인 국민들의 현재와 향후 수요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건축서비스 생산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승인통계가 부

재한 상황으로 산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경제총조사, 건설업조사, 서비스업조

사 등 관련 통계데이터를 토대로 개략적인 현황 파악은 가능하였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국가승인통계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좀더 정확한 데이터로 

산업에 대한 현황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는 2020년을 시작으로 주요 독자층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와 종사자가 산업에 대한 동향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발

간할 계획이다. 

개요 기획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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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작성 목적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구조 및 

현황에 대한 

통계 생산 및 제공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수요에 대한 

정보 공유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시장 구조 및 산업 현황 분석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분석과 
국내외 여건 비교를 통한 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진단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분석

� 건축서비스 수요층인 국민들의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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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 정의 및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

인업>을 건축서비스산업 범위에 포함

*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건축서비스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내의 경우 산업분류체계상 <건물 및 토목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이 묶여 있어, 부득이하게 함께 포함시켜 분석함

*   기준년 : 구득가능한 데이터  전체를 활용 (최초 기록일 ~ 최종 기록일)

개요 분석 개요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분석대상 분석내용 활용 자료 활용 데이터 기준년*

국내 
건축시장 
동향

국내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국내 건축공사의 총 
규모, 발주주체별 동향, 
건축물 용도별(민간/
공공부문) 동향, 지역별 
동향 

건설업조사(통계청) 
- 건축공사 

수주액 
기성액

1994 ~ 
2018

해외진출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해외진출 건축공사의 총 
규모, 해외지역별 동향, 
건축물 용도별 동향

건설업조사(통계청) 
- 건축공사

수주액
기성액

1994 ~ 
2018

건축허가 
및 착공 동향

총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 용도별 동향

건축 허가 및 
착공 통계 (통계청)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연도별 건축물 착공 현황

2001 ~ 
2019

건축
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시장 규모 산업 총 규모, 민간시장 
내 산업 규모, 공공시장 
내 산업 규모

종합건설업조사(통계
청), 건설기술용역업 
통계(국토부), 세움터 
통계(국토부)

기성액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실적
�건축주직영공사 동수
('18.1~6 : 661㎡ 미만, 
'18.7~12 : 200㎡ 미만)

2018

사업체 
현황

연도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 전문분야별·지
역별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사업체수 
전문분야별 사업체수

1993 ~
2018

종사자 
현황

연도별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 전문분야별·지
역별 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종사자수
�전문분야별 종사자수

1993 ~
2018

매출액 
현황

연도별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전문분야별·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지역별 매출액

경제총조사 & 
서비스업조사
(통계청)

매출액 
�전문분야별 매출액

2006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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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분석대상 분석내용 활용 자료 활용 데이터 기준년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현황

GDP 상위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

Barnes Reports*
- �2018 World Industry 

& Market Outlook / 
- �2019 World Industry 

& Market Outlook /
- �2020 World Industry 

& Market Outlook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Landscape 
Services Industry,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Interior 
Design Services 
Industry)

Establishments 2017 ~ 
2019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현황

GDP 상위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

Employment 2017 ~ 
2019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현황

GDP 상위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Sales($USMillions) 2017 ~ 
2019

*  Barnes report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방대하여 상위 2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2019년 기준 GDP 순위 11위

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상하위 10개국 포함)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Engineering Services Industry)은 하위분야 중 건축과 관계된 엔지니어링 분야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Building construction consultant, Heating and ventilation 

engineering, Structural engineering, Consulting engineer, Energy conservation engineering, Fire 

protection engineering, Professional engineer)의 데이터를 선별한 후 합산하여 활용 

분석대상 분석내용 활용 자료 활용 데이터 기준년

건축
서비스
산업의 
가치

국민경제적
위상*

산업 구조, 투입 구조, 
수요 구조, 고용 구조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2018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한국은행)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투입산출표

2018

승수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경제적 �
파급효과

생산파급효과, 부가가치 
파급효과, 고용파급효과

타 산업과의 
융합도**

수요측 산업 융합도, 
공급측 산업 융합도

2014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2014

타 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

전 산업과의 관계, 건축
서비스산업과 밀접산업

* <국민경제적 위상>, <승수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연구원 이동희 연구위원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

**  <타 산업과의 융합도> 및 <타 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 분석은 이여경 외(2018)의 「건축서비스산업 재발견 – 우리 사

회가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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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국민 산업관계자

조사 대상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Online Panel Survey)

표본 할당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층화비례할당 리스트를 활용한 전수조사

유효표본 1,200명(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82%p) 218명

조사기간 2020년 9월 21일 ~ 9월 28일 2020년 9월 22일 ~ 9월 28일

국민 및 산업관계자 
인식

분석대상 분석내용 활용 자료 활용 데이터 기준년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언급량

네이버 뉴스탭의 �
모든 뉴스기사

�건축서비스산업 언급
뉴스기사(소셜메트릭
스 활용)

2015 ~ 
2019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언급량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커뮤니티

�건축서비스산업 언급
소셜미디어(소셜메트
릭스 활용)

2015 ~ 
2019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네이버 뉴스탭의 �
모든 뉴스기사

�건축서비스산업 언급
뉴스기사(소셜메트릭
스 활용)

2015 ~ 
2019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커뮤니티

�건축서비스산업 언급
소셜미디어(소셜메트
릭스 활용)

2015 ~ 
2019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소셜빅데이터 분석은 다음소프트 류상우 이사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 이슈

정기인식조사 Part 1
: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대상
국민 관계자

건축과 삶의
연관성

�삶 속 ‘건축’의 중요성 ○ ○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 ○ ○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 ○

건축의 
품질 평가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건축 수준 ○ ○

���건축물 품질 인식 ○ ○

건축의 
품질결정요인과 
건축서비스의
역할과 수준

���건축의 품질 결정 요인 ○ ○

���건축물 품질개선 역할 주체 ○ ○

���직접 사용 목적의 건축물 건축시 상담 채널 ○

���직접 사용 목적의 건축물 건축시 필요 정보 ○

���건축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
(제공 주체, 비용 수준 만족도, 품질 수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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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주거 공간과 
건축서비스산업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대상
국민 관계자

코로나 시대의 
주택 내 �
생활패턴 변화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 머무는 시간 변화 ○

��코로나 발생 이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공간 ○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부 생활에서의 공간별 중요도 변화 ○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외부 생활에서의 공간별 중요도 변화 ○

코로나 발생 이후
주거환경 
변화 요구 및 
건축서비스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이사 의향 및 그 이유 ○

��주택 개선 시 추가·확장 희망 공간 ○

��현재 주택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 시 희망하는 건축서비스 ○

��현재 주택 인테리어 공사 시 건축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향 및 정도 ○

��현재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 건축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향 및 정도 ○

조사항목 조사내용 조사대상
국민 관계자

건축서비스에
대한 산업계 평가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전반적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

건축서비스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평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인지 여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근거 제도 및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 가장 취약한 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

건축서비스산업의
향후 전망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 ○

건축서비스산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업역 다변화 및 시장 개척의 필요성 ○

업역 다변화 및 시장 개척 계획 및 실행 여부 / 향후 진출을 고려하는 영역 ○

정기인식조사 Part 2
: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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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시장

동향 1

국내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건축공사 수주액 기준 약 221.5조원

 통계청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축공사 총 수주액은 약 221.5조원

으로, 최초 데이터기록연도인 1994년 대비 약 3.75배, 10년 전인 2008년 대비 약 1.56배 

성장

2018년 기준
건축공사 총 규모 

2010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한 이후 하향세

 2007년을 기점으로 건축공사 수주액이 급감하였다가 2010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6년에 약 244.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지만 2016년부터는 건축공사 규모가 줄어들어 2018년에는 약 221.5조원을 기록하였

으며, 이는 2016년과 대비하여 약 10% 정도가 감소한 수치임. 이러한 건축공사 총 규모의 

감소 경향은 민간 건축공사의 수주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1 및 그림 2-3 비교

건축공사 총 규모의 
최근 10개년 동향

총 규모와 동향

I 그림 2-1 I
총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1994~2018) 3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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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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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민간 수주액

민간 기성액

공공 수주액

공공 기성액

해외 수주액

해외 기성액

발주주체별 동향

건축시장에서 민간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3%로 전체 시장을 주도

 통계청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발주부문별 건축공사 수주액 비율은 민간

이 83%184.6조원, 공공이 15%32.6조원, 해외 부문이 2%4.4조원를 차지

  총 건축공사 규모와 민간부문 건축공사 규모의 연도별 움직임이 유사하며, 이는 민간부

문 건축시장이 전체 건축시장을 주도함을 의미

[ 민간부문 ] 2016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감소세

 민간부문 건축공사 수주액은 2016년 약 208.4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

소세에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84.6조원으로 2016년 대비 10% 감소

 민간아파트 수주 감소가 민간부문 건축공사의 수주액 감소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3 및 그림 2-5 비교

[ 공공부문 ] 지속적으로 완만한 성장 기조 유지   

 2018년 기준 공공발주 건축공사의 수주액 규모는 약 32.6조원으로, 1994년 약 10조원

에서 약 3.3배 가량 성장하였으며, 민간 시장과 달리 완만한 성장 기조를 유지

[ 해외부문 ] 201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2018년 반등 

  해외발주 건축공사의 수주액 규모는 2012년 최고액인 약 13.4조원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약 2.8조원으로 급락 

 2018년 기준 해외발주 건축공사 수주액 규모는 약 4.4조원으로, 2017년2.8조원에 비해 

1.5배 가량 성장 

전체 및 부문별 동향

83%

15%

2%

민간
184.6조원

공공
32.6조원

해외
4.4조원

I 그림 2-3 I�
발주주체별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199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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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 I
2018년 기준 발주주체별
건축공사 수주액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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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민간 건축시장에서 아파트 공사가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18년 민간부문의 용도별 건축공사 수주액 비율은 아파트가 37%68.2조원로 1위, 공장 

및 작업장용 건물이 15.4%28.5조원로 2위, 업무용 빌딩이 13.2%24.3조원로 3위, 주거·상업 

겸용 건물이 11.4%21조원로 4위를 차지

 �<건설업조사> 내 건축물용도(20개) 분류(10차 산업분류기준을 기준으로 통일) 
단독 주택 및 연립 주택, 아파트(8차 산업분류기준상 저층아파트/고층아파트/초고층아파트), 주
거·상업 겸용 건물, 시장·백화점·쇼핑센타, 업무용빌딩(8차 산업분류기준상 사무실빌딩/오피스
텔/인텔리전트빌딩), 관공서 건물(8차 산업분류기준상 관공서건물 11층이하/관공서건물 12층 이
상), 호텔·숙박시설, 학교, 병원, 종교용건물, 전통양식 및 문화재(유적) 건물(8차 산업분류기준상 
전통양식건물/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공연·집회장소, 경기장·운동장, 전시시설, 공장·작업장용 
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변전소·발전소용 건물, 창고·차고·터미널건물, 위험물저장소, 
기타 건축시설

[ 용도별 ] 아파트 공사는 하락세, 공장, 업무용 및 주거·상업 겸용 건물 공사는 상승세

 아파트 건축공사 수주액은 2016년 약 89.5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

년까지 약 68.2조원으로 약 23.8% 하락

 공장 및 작업장용 건물, 업무용 빌딩, 주거·상업 겸용 건물의 경우, 2013년 이후 최근까

지 타 용도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5년간 성장세를 유지. 특히 업무용 빌딩과 주

거·상업 겸용 건물의 수주액 상승이 두드러짐

I 그림 2-4 I
2018년 기준 민간부문의
용도별 건축공사 수주액과 비율

전체 및 용도별 동향

용도별 동향 ( 민간 )

공장 및
작업장용 건물
28.5조원

업무용 빌딩
24.3조원

호텔, 숙박시설 3%

주거·상업 겸용 건물 
21조원

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기타 건축시설 3%

37%
13%

11%

5%
4%

아파트
68.2조원

15%

20,987,617

I 그림 2-5 I�
민간부문 건축물 용도별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1994~2018)

아파트 수주액

공장 및 작업장용 건물 수주액

업무용빌딩 수주액

주거·상업 겸용 건물 수주액 68,171,0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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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6 I
2018년 기준 공공부문의 용도별
건축공사 수주액과 비율

I 그림 2-7 I
공공부문 건축물 용도별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관공서건물
5.7조원

학교
5.5조원

기타 건축시설
3.3조원

업무용
빌딩

창고·차고·터미널 3%
병원 3%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2%

35%

18%
17%

11%

5% 아파트
11.3조원

용도별 동향 ( 공공 )

[ 전체 ] 공공 건축시장에서 아파트 공사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통계청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용도별 건축공사 수주액은 

전체 대비 아파트가 34.6%11.3조원로 1위, 관공서가 17.5%5.7조원로 2위, 학교가 17.0% 

5.5조원로 3위를 차지

[ 용도별 ] 2018년 아파트 공사 수주액은 급상승하였으나, 관공서 공사는 하락세

 공공부문 아파트 건축공사는 2000~2009년 사이에 약 2.2조원에서 13.8조원으로 약 

6.3배의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가, 2009~2013년 사이에 7.5조원까지 감소. 이후 

2013년부터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8년 약 11.3조를 기록

  아파트 다음으로는 관공서와 학교가 공공부문 전체 수주액 중 높은 점유율을 보임

 관공서 공사는 201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교 공사는 완만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전체 및 용도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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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동향

2018년 기준 전체 건축공사 규모의 약 57%가 경기도와 서울시에 분포

 통계청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건축공사 수주액 약 221.5조원 중 

40%87.7조원가 경기도, 17%37.7조원가 서울시에서 발생하여, 전체 건축공사 수주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건축공사는 2011~2016년 사이에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하향세

 경기도의 건축공사 수주액 규모는 2011년 47.4조원에서 이후 급성장하며 2016년 약 

93.8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하지만 2018년에는 약 87.7조원으로 2016년 대비 5조원 

가량 낮은 수치를 보임

서울시 내 건축공사는 최근 10년간 평탄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 이후 하향세

 서울시의 건축공사 수주액 규모는 2018년 약 37.7조원으로, 최초 데이터 기록연도인 

1994년 약 14.3조원과 비교해서는 약 2.7배 가량 성장하였으며, 이후 평탄한 성장 기조

를 유지

 하지만 2017년을 정점으로 서울시 내 건축공사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전체 동향

서울시 동향

경기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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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8 I�
지역별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1994~2018) 단위	 백만원

37,740,034

경기도

서울특별시
87,68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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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시장

동향 2

해외진출 건축공사 

규모와 동향 

2018년 기준 
수주액 및 동향

2018년 기준 
기성액 및 동향

 총 규모와 동향

2018년 수주액을 기준으로 해외진출 건축공사는 약 3.9조원 규모

 통계청 <건설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건축공사 수주액은 2012년 12.9조원으로 최

고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2017년 약 2.5조원까지 급락

 하지만 2018년에는 약 3.9조원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

2018년 기성액을 기준으로 해외진출 건축공사는 약 8.2조원 규모

 해외진출 건축공사 기성액은 2014년 8.9조원으로 최고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향

세를 보이며 2017년 약 4.4조원까지 급락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성액이 수주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에

는 수주액에 비해 기성액이 약 2배 가까이 높은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수주액의 급성장에 따른 효과일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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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9 I�
해외진출 건축공사
총 규모와 동향(1994~2018) 단위	 백만원

8,153,218

3,946,636

4,411,913
2,4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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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동향

[ 전체 ] 2018년 주요 해외진출 시장은 아시아와 중동

 2018년 기준 해외진출 건축공사 수주액 중 아시아가 76%3조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동이 13%0.5조원로, 아시아와 중동의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

 기성액의 경우에도 수주액과 비슷하게 아시아가 78%, 중동이 14% 비중

[ 아시아 ] 2015~2017년 사이에 건축공사 총 규모가 급락한 후 2017년부터 상승세

 아시아 내 건축공사 수주액 규모는 2011년 약 5.8조원으로 최고기록을 경신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주액이 급락하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상승세를 회복

  2015년부터는 기성액이 수주액에 비해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8년 기성

액이 수주액의 2배를 초과하기에 이름

[ 중동 ] 2012년을 정점으로 이후 수주액 급락 후 하향세이며, 수주액과 기성액 간 큰 차이

 2012년 이후 중동에서의 건축공사 수주액이 급감하여 2018년 기준 0.5조원 수주

 2009년과 2012년에는 각각 약 7조와 6.8조원 가량의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기성액 규모는 2010년 약 3.1조, 2014년 약 2.8조에 그침. 이는 중

동에서 계약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 

전체 및
주요 지역 동향

I 그림 2-10 I
2018년 기준 해외진출 
건축공사 수주액의 지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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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1 I�
해외진출 건축공사 지역별
규모와 동향(1994~2018) 단위	 백만원

중동 수주액

중동 기성액

아시아 수주액

아시아 기성액
6,331,789

528,982

2,9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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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 보면 ‘공장 및 작업장’ 건축공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

 2018년 해외진출 건축공사 수주액 3.9조원 중에서 ‘공장 및 작업장‘ 건축공사 수주액 

규모가 0.9조원23.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승세였으나, 이후 수주액은 하향세

 해외진출 건축물 용도 중에서 공장 및 작업장 건축공사는 2013년 이후 계속 수주액 및 

기성액 모두 1위를 차지

 하지만 수주액을 기준으로 2014년 약 3.5조원으로 최고 규모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약 0.9조원 규모로 급락

 한편, 2018년 기준 공장 및 작업장 공사의 기성액은 약 5.1조원 규모로 급증하여 수주

액의 최고 규모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공사진행율이 낮은 해외진출 아파트 공사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3.5조원과 6.1조원으로 최고 수주액 규모에 도달하였으나 기

성액 실적이 그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외에서 아파트 공사가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

전체 동향

아파트 공사의
수주액·기성액 동향

공장 및 작업장 공사의 
수주액·기성액 동향

용도별 동향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해
외
진
출 

건
축
공
사
의 
용
도
별 
수
주
액 

및 

기
성
액

19
94

19
95

19
97

19
99

19
96

19
98

20
00

20
01

20
03

20
05

20
07

20
09

20
02

20
04

20
12

20
06

20
14

20
08

20
16

20
17

20
18

20
10

20
11

20
13

20
15

3,530,246

6,106,290

3,502,425

5,091,594 

894,508 

I 그림 2-12 I�
해외진출 건축공사 용도별
규모와 동향(1994~2018) 단위	 백만원

아파트

주거·상업 겸용 건물

업무용 빌딩

공장·작업장용 건물

(실선: 수주액 / 점선: 기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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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시장

동향 3

건축허가 및 착공 동향 

2019년 기준 건축허가 
및 착공 총 규모

최근 10개년 동향

총 동수와 동향

2019년 건축허가 약 24만동, 착공 19만동

 2019년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동수는 23만 7천동이며, 착공 동수는 19만 5천동을 기록

2006년 이후 매년 20만동 이상의 건축허가 동수를 유지하는 등 점진적 증가세

 건축허가와 착공 동수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건축시장 규모가 최고점에 도달하였던 2016년 건축허가 동수는 27만 6천동, 착공 

동수는 23만 2천동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16년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 동수는 모두 감소 추세

 2016년부터 건축허가 및 착공 동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6년 대비 2019년 

건축허가 동수는 14%, 착공 동수는 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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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3 I�
건축허가 및 착공 동수
(2001~2019)

단위	 동

허가 동수

착공 동수
194,947

2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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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 비율이 우세

 2019년 기준 총 건축허가 동수237,034동 대비 용도별 비율은 주거용이 31.4%74,424동, 상

업용이 28.3%67,084동으로 두 용도가 전체의 60%를 차지

 이러한 경향은 착공 동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2019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65,763동, 상업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46,995동을 기록

지속적으로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의 비율이 우세, 2016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허가 및 착공 동수가 급증, 2016년 허

가 동수는 130,489동으로 전체 동수의 약 47%를 차지하기에 이름

 그러나 2016년 이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 및 착공 동수는 상업용 건축물과 비슷한 수준

으로 급감하여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용도별 동향

전체 동향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최근 10개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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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4 I�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및
착공 동수(2001~2019) 단위	 동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교육 및 사회용

(실선: 허가 / 점선: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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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 
1조 16억

공공
6,246억

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규모

산업 총 규모

민간시장 내 산업 규모

공공시장 내 산업 규모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은 약 9조 2,368억원 규모로 추정

 공사비 요율 4%를 적용하여 건축공사비로부터 역추정한 결과,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의 규모는 약 9조 2,368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됨

 이 중 민간시장이 약 4조 7,506억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가 

2조 8,600억원으로 31%, 건축주 직영공사가 1조 16억원으로 11%, 공공시장이 6,246억

원 규모로 7%를 차지

총 4.8조원 중 중규모 및 대규모 공사 관련 산업 규모가 93%로 대부분을 차지

 10억~500억의 중규모 공사 관련 산업 규모는 약 2조 2,042억원으로 전체의 46.4%, 

5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관련 규모는 약 2조 2,017억원으로 46.3%를 차지

총 6,246억원 중 10~500억 미만의 중규모 공사 관련 산업 규모가 71%

 5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관련 산업 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15%, 1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관련 규모는 896억원으로 14%를 차지

대규모(500억 이상)
900억

소규모(10억 미만)
896억

중규모
(10~500억)
4,450억

71%

건축서비스산업 총 규모   9조 2,368억원I 그림 2-15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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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10억 미만)
3,447억

대규모
(500억 이상)
2조 2,017억

46%

7%

중규모
(10~500억)
2조 2,042억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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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 현황

총 사업체수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총 사업체수는 약 1만 9천여개이며, 지속적인 증가세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총 사업체수는 총 18,743개로 1993년 대비 약 3.4배 증가 

  특히,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도시계획 및 조경설

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사업체수도 완만

한 증가세

전문분야별 사업체수 비율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66%로 대부분을 차지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총 사업체수 18,743개 가운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12,417개로 전체의 66%,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3,812개로 20%, 인테리

어 디자인업이 1,613개로 9%,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901개로 5%를 차지 

I 그림 2-17 I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 추이(1993~2018)

I 그림 2-16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전문분야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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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3,812

 



2.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동향026

4가지 전문분야 모두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업체 중심의 생태계가 정착

  건축서비스산업 내 4가지 전문분야 모두 지난 10년간 10명 미만 소규모 업체가 점진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4명 이하의 초소규모 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2018년 기준 10명 미만으로 구성된 사업체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92%, 도시

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84%,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69%,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94%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 동향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전문분야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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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8 I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규모별 비율
(1993~2018)

I 그림 2-19 I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규모별 사업체수(199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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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0 I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율(1993~2018)

I 그림 2-21 I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율(1993~2018)

I 그림 2-22 I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사업체
규모별 비율(199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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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경기도 내 분포도는 높아지고 서울시 내 집중도는 낮아지는 추세

  데이터 최초 기록일인 1993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총 5,561개 중 44.5%가 서울, 

11.3%가 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음

  하지만 1993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서울시 내 집중도는 감소

44.5%→30%하고 경기도 내 집중도는 증가 11.3%→19.2%하는 경향을 보임

2018년 기준 서울, 경기 지역에 49%의 사업체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는 18,743개이며, 전체 사업체 중 서울시에 

5,620개, 경기도에 3,602개 분포하여 수도권에만 49%가 집중 

 반면, 그 외 지역은 대부분 1,000개 미만의 사업체가 분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극심

전체적 동향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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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3 I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비율(1993~2018)

단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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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4 I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 추이(199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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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전문분야별 사업체 모두 50% 이상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5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55%,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51%, 인테리어 디자

인업의 66%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 중에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

업은 서울에,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

분야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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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총 12,417개)

I 그림 2-25 I  
2018년 기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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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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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총 901개)

I 그림 2-26 I  
2018년 기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총 3,812개)

I 그림 2-27 I  
2018년 기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인테리어 디자인업
(총 1,613개)

I 그림 2-28 I  
2018년 기준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서울
258개

경기
967개

서울
781개

경기
248개

서울
922개

경기
206개

29%

25%

48%

15%

24%

강원
66개

경남
324개

부산
118개

부산
196개

경북
222개

경남
47개

부산
38개

충남
168개

대구
145개

광주
62개

인천
51개

전북
36개

울산
30개

충북
28개

강원
18개

제주
18개

전남
21개

경북
29개

충남
35개

대전
34개

경남
47개

대구
52개

전북
125개

충북
106개

대전
89개

인천
60개
울산
60개

광주
108개

전남
142개

강원
132개

충남
36개

전남
34개

대구
33개

충북
28개

인천
25개

울산
13개
대전
12개

세종
4개

제주 34개

제주
4개

세종
12개

전북
19개

광주
27개

경북
51개

7%

8%

7%

5%

6%

5% 4%

4%

4%

4%

3%

2%

2%

2%

2% 2%

3%

3%

3%

3%

2%

2%

2%

3%

4%

3%

4%

4%

3%

3%

3%

2%

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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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3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현황

총 종사자수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총 종사자수는 약 15만명이며, 완만한 증가세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는 153,331명으로, 1993년 대비 2.5배 증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1997년 급감한 후 2014년까지 유지되었으나 이후 

증가세를 회복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는 2008년 급증하여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를 추월하였으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하는 수준이 지속

2018년 건축설계 및 건물·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의 92%

 건축서비스산업의 4가지 전문분야별 종사자 비율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50%,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42%로, 두 산업의 종사자가 건축서비스산

업을 주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7,104명 

50%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4,619명  

42%

4%4%

인테리어
디자인업
5,496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6,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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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9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종사자수 비율

I 그림 2-30 I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 추이(1993~2018)

총 153,331명

총 60,975명

총 144,699명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47,205

단위	 명

8,936
3,580
1,254

77,104

64,619

6,112
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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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분포

건축서비스산업 내 전문분야별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6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의 

5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종사자의 66%,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의 

74%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경우 4가지 전문분야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도가 가장 높아 지

역별 편차가 가장 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동향

서울
37,656명

경기
11,493명

부산
4,186명

대구
2,637명

경남
2,370명

인천
2,347명

경북
1,858명

대전
1,793명

전북
1,535명

제주
1,149명

충남
1,769명

강원
1,672명

광주
1,617명

울산
1,169명

전남
1,290명

충북
2,292명

49%

15%

5%

3%

3%

3%

2% 2%

2%

1%

2%

2%

2% 2%

2%

3%

세종 56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총 77,104명)

I 그림 2-31 I  
2018년 기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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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4명

세종
81명

세종
41명

제주
16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총 6,112명)

I 그림 2-32 I  
2018년 기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총 64,619명)

I 그림 2-33 I  
2018년 기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인테리어 디자인업
(총 5,496명)

I 그림 2-34 I  
2018년 기준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서울
2,040명

서울
24,811명

서울
3,287명

경기
783명

경기
18,079명

경기
1,159명

33%

19%

38%

60%

14%

28%

경남
400명

강원
389명

부산
373명

경북
260명

부산
281명

대구
189명

인천
134명

경남
108명

전북
82명

광주
205명

부산
2,308명

경북
2,049명

대구
1,769명

전북
1,640명

대전
1,570명

충북
1,404명

충남
1,218명
울산
905명

인천 641명

제
주

 628명

광주
1,585명

강원
1,703명

전남
1,854명

경남
2,274명

전남
209명

대구
208명

인천
174명

광주
172명

충북
155개

전북
119개

울산 76개대전
154개

충남
167명

7% 6%

6% 4%

5%

3%

2%

2%

4%

4%

3%

3%

3%

2%

2%

3%

3%

4%

3%

3%

3%

3%

3% 2%

3%

3%

충남 70명

대전
56명

울산
53명

제주
56명

경북 65명

충북
43명

전남
39명

강원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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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4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현황

총 매출액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총 매출액은 약 18조원 규모이며,    

2015년 급등한 후 완만한 성장세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총 매출액은 약 18조원 규모로, 2006년 대비 2.1배 성장

 2015년 16.8조원으로 매출액이 급둥한 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세가 미미하였

으나, 2018년에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총 매출액이 전년 

대비 1조원 증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이 전체의 91%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으나, 매출액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7~2016년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액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두 분야 간 격차가 좁혀졌으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중 각각 46%와 45%를 차지

건
축
서
비
스
산
업 

매
출
액 

8,640,490
13,005,096

16,844,090 17,021,163

4,000,000

8,000,000

12,000,000

16,000,000

20,000,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18,026,254

I 그림 2-35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매출액 비율

I 그림 2-36 I�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추이(2006~2018)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천9백억원

인테리어
디자인업
1조7백억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8조1천7백억원 

45%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8조2천억원 

46%

3%
6%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단위	 백만원

4,468,804
3,527,843

325,359
318,484

8,198,460

8,166,586

1,069,934

59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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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166,586

사업체 규모별 매출

건축설계 및 건물·토목 엔지니어링 매출액은 5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편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의 각각 39%

와 62%가 구성원 5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매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인테리어 분야는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액 비율이 높은 편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 전체 매출액의 각각 45%와 

60%가 구성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

분야별 동향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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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37 I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2006~2018)

39%
22%

10% 12%

17%

2018년 기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비율

50명 이상

20~49명

10~19명

5~9명

1~4명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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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I 그림 2-38 I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2006~2018)

26%
26%

23%

19%
6%

2018년 기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비율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총 591,274

700,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13,075

153,541

총 8,198,460

총 1,069,934

133,388

155,085

36,185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I 그림 2-39 I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2006~2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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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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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8,000,000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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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02
575,378
811,146

1,297,011

5,061,023

2018년 기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비율

62% 16%

10%
7%6%

인테리어 디자인업 I 그림 2-40 I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20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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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비율

35%

25%
16%

16%

7%

3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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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01

1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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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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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명 10~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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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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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건축서비스산업 규모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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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출

분야별로 전체 매출액의 60~8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건축서비스산업 내 전문분야별 매출액 중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69%,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58%,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76%, 인테리어 디자

인업의 83%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

 매출액의 지역별 편차는 사업체수나 종사자수보다 더욱 극심한 편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전체 매출의 70%가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

가 가장 큰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전체 동향

서울
4조 5,742억

경기
1조 861억

부산
3,803억

대구
2,338억

충북
2,023억

경남
1,957억

광주
1,841억

충남
1,501억

강원
1,345억

경북
1,467억

전남
1,148억

울산
990억

제주
831억

세종 344억

전북
1,246억

대전
1,799억

인천
2,430억

56%

13%

5%

3% 2% 2%

2% 2%
2%

2% 1% 1% 1%

2%

2%3%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총 8조 1,666억원)

I 그림 2-41 I  
2018년 기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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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총 5,913억원)

I 그림 2-42 I  
2018년 기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총 8조 1,985억원)

I 그림 2-43 I  
2018년 기준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인테리어 디자인업
(총 1조 669억원)

I 그림 2-44 I  
2018년 기준 인테리어 디자인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

10% 이상

5% 이상 ~ 10% 미만

1% 이상 ~ 5% 미만

1% 미만

서울
2,142억

서울
3조 9,844억

서울
7,516억

경기
2조 1,925억

경기
1,272억

36%

49%

70%

27%

부산
751억

경기
1,339억

경남
233억

강원
193억

경북
168억

대구
161억

인천
136억

충북
116억

전남
106억  2%

부산
2,399억

광주
2,042억

대전
1,684억

대구
1,526억

대구
225억

인천
193억

경남
88억

제주
58억
충북
53억

경북
50억

대전
42억

울산 36억
강원 34억

전남 33억
세종 13억

충남
82억

전북 102억

충북
1,259억

충남
1,105억
울산 931억

강원
1,115억

전북
1,292억

충북
1,637억

경남
1,930억

전남
2,103억

3%

2%

2%

2%

2%

2%

2%

3%

울산 68억

전북 67억

충남
109억

세종
39억

제주
17억

인천
588억

제주
540억

세종
64억

광주
167억

대전
166억

13%

13%

4% 3%

3%

3%

2%

2% 2%

3% 3%

22%

부산
467억

광주
373억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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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 1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건축서비스산업 산출액은 28.7조원, 부가가치액은 18.9조원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출액은 약 28.7조원으로 전 산업 국내 산출액의 약 

0.7% 수준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액은 약 18.9조원으로 전 산업 부가가치액의 약 1.0% 수준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율이 66%로 전 산업에 비해 22.8%p 높은 고부가가치산업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총 산출액은 66.0%로 전 산업43.2%에 

비해 22.8%p나 높은 수준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중간재 국산화율국산품 투입액/총 중간투입액은 88.2%로 전 산업77.7% 에 

비해 10.5%p 높으며, 전체 서비스산업건축서비스 제외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준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수입의존도중간재 수입액/총 산출액는 4.0%이며, 이는 전 산업12.7% 

및 서비스산업4.4과 비교해 낮은 수준

산업 구조  

투입 구조  

I 그림 2-45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및 
주요 산업의 산출액, 
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현황

부문명 산출 부가가치 부가가치율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품 62.8 1.4 33.2 1.8 52.8

광산품 4.5 0.1 2.2 0.1 47.8

제조업 1,867.6 43.1 552.4 29.5 29.6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122.7 2.8 38.4 2.0 31.3

건설 271.8 6.3 118.8 6.3 43.7

서비스업(건축서비스 제외) 1,974.3 45.5 1,109.5 59.2 56.2

건축서비스업 28.7 0.7 18.9 1.0 66.0

기타 4.3 0.1 - - -

전 산업 4,336.6 100.0 1,873.4 100.0 43.2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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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구조  

고용 구조  건축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의 피용자임금근로자수는 약 16만 3천명으로 전산업 피용자의 

0.9%를 차지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계수피용자수/산출액X10억원는 산출액 10억원당 5.7명으로 제

조업1.9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자리 효과를 창출

|  다만, 건축서비스를 제외한 타 서비스업6.4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

I 그림 2-47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및 
주요 산업의 피용자수 및 
고용계수

부문명 피용자수 고용계수인원 비중

농림수산품 105 0.6 1.7

광산품 17 0.1 3.9

제조업 3,472 19.3 1.9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183 1.0 1.5

건설 1,413 7.9 5.2

서비스업(건축서비스 제외) 12,641 70.2 6.4

건축서비스 163 0.9 5.7

전 산업 17,995 100 4.1

단위	 천명, %, 명/십억원

건축서비스산업은 타 산업의 중간재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 중간수요율중간수요액/총 수요액은 91.7%로 전산업48.6%에 

비해 43.1%p 높아 여타 산업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산업으로써의 특징을 보임

단위	 %

부문명 국산품 수입품 전체

농림수산품 74.5 73.6 74.4

광산품 96.7 98.4 98.3

제조업 51.4 73.0 55.9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81.0 55.0 80.9

건설 5.2 67.7 5.2

서비스업(건축서비스 제외) 38.9 59.7 40.0

건축서비스업 91.3 100.0 91.7

기타 108.3 - 108.3

전 산업 43.8 76.7 48.6

I 그림 2-46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및 
주요 산업의 중간수요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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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 2 건축서비스산업의 

승수효과 

생산유발효과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하는 산출액 /

생산유발계수로 분석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낮은 편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유발계수는 건축서비스산

업의 경우 1.530으로 전 산업 평균1.851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34개 산업 부문 중 28

번째로 높게 나타나, 건축서비스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해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음을 

확인 

 건축서비스산업에 의한 생산유발계수가 큰 부문은 운송서비스0.056, 음식점 및 숙박서

비스0.047, 컴퓨터, 전기 및 광학기기0.039 등임

I 그림 2-48 I  
6개 주요 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비교(2018)

*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건축서비스 제외), 전산업

(34개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산업연구원 이동희 연구위원이 

도출한 34개 부문의 값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도출

건축서비스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건설 기타서비스
(건축서비스 제외)

2.5

3.0

2.0

1.5

1.0

0.5

1.991.971.931.84

전산업의
생산유발계수 
평균값 1.851

0

1.64

2.57

1.5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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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 산업 평균 및 주요 산업보다 높은 수준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건축서비

스산업의 경우 0.892로 전 산업 평균0.764를 상회하며, 전체 34개 산업 부문 중 6번째

로 높게 나타남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건축서비스산업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부문은 부동산서비스0.023, 운송서비스

0.02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0.020 등임

부가가치유발효과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 

부가가치유발계수로 분석

고용유발효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전 산업 평균 및 주요 산업보다 높은 수준 

 최종수요 10억당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인원은 7.9명으로 전 산업 평균7.566명보다 높

은 수준이며, 전체 34개 산업 부문 중 16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상대적으

로 높음을 의미

 건축서비스산업에 의한 고용유발계수가 큰 부문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06, 운송서

비스0.300, 사업지원서비스0.276 등임

산업의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 / 

고용유발계수로 분석

I 그림 2-49 I  
6개 주요 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비교(2018)

*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건축서비스 제외), 전산업

(34개 부문)의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산업연구원 이동희 연구위원이 

도출한 34개 부문의 값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도출 

건축서비스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건설 기타서비스
(건축서비스 제외)

1.0

0.8

0.6

0.4

0.2

0.82

0.65

0.850.85

전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평균값 0.764

0

0.65

0.85
0.89

0.87

I 그림 2-50 I  
6개 주요 산업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비교(2018)

*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건축서비스 제외), 전산업

(34개 부문)의 고용유발계수는 

산업연구원 이동희 연구위원이 

도출한 34개 부문의 값을 기준으로 

산술평균하여 도출 

건축서비스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건설 기타서비스
(건축서비스 제외)

12

10

6

8

4

2

8.79

5.78

7.90

4.35

전산업의
고용유발계수 
평균값 7.566

0

5.06

8.71

7.95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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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 3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생산유발액은 3조 8,095억원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 2조 4,906억원에 의한 총 생산유발액은 3조 8,095억원  

 * 최종수요는 일반가계, 정부의 소비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되는 것을 의미

 이 중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유발된 생산액직접효과은 2조 5,414억원67%이며, 여타 산

업에서 유발된 생산액간접효과은 1조 2,681억원33%임

 건축서비스산업의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 생산유발액이 큰 부문은 운송서비스1,386억원,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161억원,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978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생산파급효과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 생산유발액

I 그림 2-52 I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 생산유발액(간접효과 세부내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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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51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액

단위	 십억원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생산유발액
3조 8,095억원 

[간접효과]
여타 산업 
생산유발액
1조 2,681억원

[직접효과]
자기 산업 
생산유발액
2조 5,414억원

3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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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53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2,217억원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2조 4906억원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2217억원

 이 중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유발된 부가가치직접효과는 1조 6,765억원75%이며, 여타 

산업에서 유발된 부가가치간접효과는 5,452억원25%임

 건축서비스산업의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 부가가치유발액이 큰 부문은 부동산서비스

585억원, 운송서비스495억원,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488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 파급효과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 부가가치유발액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부가가치유발액
2조 2,217억원

[간접효과]
여타 산업 
부가가치유발액
5,452억원

[직접효과]
자기 산업 
부가가치유발액
1조 6,765억원

I 그림 2-54 I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 부가가치유발액(간접효과 세부내역) (2018)

부
동

산
서

비
스

운
송

서
비

스

정
보

통
신

 및
 방

송
 서

비
스

도
소

매
 및

 상
품

중
개

서
비

스

컴
퓨

터
, 전

자
 및

 광
학

기
기

사
업

지
원

서
비

스

전
문

, 과
학

 및
 기

술
서

비
스

음
식

점
 및

 숙
박

서
비

스

금
융

 및
 보

험
서

비
스

목
재

 및
 종

이
, 인

쇄

화
학

제
품

석
탄

 및
 석

유
제

품

음
식

료
품

농
림

수
산

품

제
조

임
가

공
 및

 산
업

용
장

비
 수

리

전
력

, 가
스

 및
 증

기

기
타

 서
비

스

수
도

, 폐
기

물
처

리
 및

 재
활

용
서

비
스

금
속

가
공

제
품

기
타

 제
조

업
 제

품

전
기

장
비

보
건

 및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예
술

, 스
포

츠
 및

 오
락

 서
비

스

건
설

섬
유

 및
 가

죽
제

품

운
송

장
비

기
계

 및
 장

비

교
육

서
비

스

비
금

속
광

물
제

품

공
공

행
정

, 국
방

 및
 사

회
보

장

광
산

품

기
타

1차
 금

속
제

품

0

10

20

30

40

50

60 58
.5

49
.5

48
.8

41
.7

41
.3

41
.2

39
.3

31
.9

19
.1

14
.4

13
.7

11
.0

10
.4

8.
9

8.
9

7.
8

7.
4

7.
1

5.
8

5.
7

4.
6

4.
5

3.
3

2.
9

2.
7

2.
5

2.
1

1.
7

1.
7

0.
4

03.
0

43
.4

건
축
서
비
스
산
업 

최
종
수
요
에 

의
한 
여
타
산
업 

부
가
가
치
유
발
액

단위	 십억원

25%

75%

 



2.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동향046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고용유발인원은 19,798명 

 2018년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2조 4906억원에 의한 총 고용유발인원은 19,798명

 이 중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유발된 고용인원직접효과은 14,413명73%이며, 여타 산업에

서 유발된 고용인원간접효과은 5,385명27%임

 건축서비스산업의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의 고용유발인원이 많은 부문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762명, 운송서비스747명, 사업지원서비스687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고용파급효과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한 

직·간접적 고용유발인원

I 그림 2-56 I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여타 산업 고용인원(간접효과 세부내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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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55 I  
2018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유발인원

건축서비스산업 최종수요에 의한
총 고용유발인원
19,798명

[간접효과]
여타 산업 
고용인원
5,385명

[직접효과]
자기 산업 
고용인원
14,413명

73%

27%

 



047건축서비스산업의 가치

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 4 건축서비스산업의

「타 산업과의 융합도」

건설 관련 산업과 수요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편

 건축서비스산업과의 수요측 산업융합도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면, 콘크리트제품, 구조용 

금속제품 및 탱크 등 건축물의 재료 또는 건설행위로 인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건설 관련 산업들로만 구성됨

 이 중 콘크리트제품 산업은 건축서비스산업과 수요 구조가 유사하여 수요측 산업융합도

가 0.9235*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1에 가까울수록 수요 측면에서 두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허물어진다는 의미

타 서비스산업과 공급측 산업융합도가 높은 편

 건축서비스산업과의 공급측 산업융합도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면, ‘기타과학기술서비스’, 

‘기타운송관련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등 대부분 서비스산업에 해당

 특히,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이 포함된 ‘기타과학기술서비스’와의 공급측 산업

융합도가 0.8039*로 가장 높음 

 * 1에 가까울수록 공급 측면에서 두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허물어진다는 의미

수요측 산업융합도

수요 측면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허물어지는 현상

공급측 산업융합도

공급 측면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허물어지는 현상

I 그림 2-58 I  
2014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과 타 산업의 공급측 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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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57 I  
2014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과 타 산업의 수요측 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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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

산업의 가치 5 건축서비스산업과 

「타 산업의 네트워크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 관련 산업 사슬의 구성요소   

 2014년 기준 산업네트워크 연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축서비스산업147은 네트워크 백

본의 주변부에서 위치하는 건축물 관련 산업들로 구성된 사슬Chain의 구성요소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은 주거용 건물108과 비주거용 건물109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

는 산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서 두 산업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 

건축서비스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업은 건설산업에 국한

 건축서비스산업은 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이외에 교통시설 건설, 일반토목시설 

건설, 산업시설 건설 등 주로 건설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연계성을 가짐

전 산업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과
밀접 산업

I 그림 2-59 I  
2014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의 
자아중심 네트워크 

건축·토목
관련 서비스

(147)

산업시설 건설
(113)

주거용 건물
(108)

비주거용 건물
(109)

교통시설 건설
(111)

일반토목시설 건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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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60 I  
2014년 기준 
전체 산업 네트워크 속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과 연결 상태 

주 :  ★는 건축서비스산업(147)이고, 건축서비스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산업은 주거용 건물(108), 비주거용 건

물(109), 교통시설 건설(111), 일반토목시설 건설(112), 산업시설 건설(113)임. 

(연결선(link)의 화살표는 생산유발효과의 파급방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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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Trends in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O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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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동향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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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개요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를 기준으로 전세계 61개국의 주요 산업 및 시장 전망

 Barnes Report는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에 포함된 산업을 대상으로 전세계 61개국*

의 산업 규모와 특징, 시장 전망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고서임

 * 인구, GDP 등을 기준으로 상위 61개국

 각국의 산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이므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전 세계 61개 국가 간 주요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비교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본 장에서는 최근 3개년2018~2020간의 Barnes Report*World Industry & Market Outlook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득하여 분석 

 * Barnes Report 발행연도는 2018~2020년이지만, 데이터 기준년은 2017~2019년

미국 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GDP, 인구, 경제·산업 비중, 환율 등 국가별 특징을 

토대로 Proprietary Economic Model을 개발하여 데이터 산출 

 Barnes Report는 전세계 산업별 규모 및 특징size 및 characteristics의 추정치estimates을 

제공함

 이 추정치들은 다음 5가지 요인을 근거로 한 Proprietary economic model에 따라 생산됨 

Barnes Report
개요

Barnes Report의
전세계 산업 현황
데이터 산출방법

1.  미국 인구 통계, 물가 상승률과 산업 동향에 근거한 미국의 가장 큰 산업들의 규모와 특징 도출

2.  전세계 국가의 GDP, 인구 그리고 1인당 소득에 근거한 다른 국가들의 상대적인 규모와 특징 산출 

3.  전세계 61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및 자원 산업의 경제 비중 도출   

(이 데이터 출처는 CIA World Factbook and the Economist임)

4.  미국 매출액 추정치(Sales estimates)와 가장 최근의 환율에 근거한 현지통화 추정치(Local 

currency estimates) 도출 

5.  북미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국가들 간 산업 정의를 표준화하여 데이터 도출

* 출처 : Barnes Report 발행기관인 Barnes and Co.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임

Barnes Report

데이터 산출 원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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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s Report 내
건축서비스산업
데이터 활용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건축 엔지니어링 및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포함

 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와 연계한 Barnes Report 산업분류체계 중 국내 건축서비스산

업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추출

 건축설계 서비스업54131. Architectural Services,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54132.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엔지니어링 서비스업54133. Engineering Services, 인테리어 디자

인업54141. Interior Design 4가지 산업이 해당됨

한국의 산업분류체계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M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M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4132.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M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4133. Engineering Services

M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54141. Interior Design

 이 중에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Engineering Services은 토목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 분야에 

해당되는 하위분류 항목만을 추출하여 데이터 재구성 

 또한 데이터량이 방대한 관계로 61개국 중 GDP 수치를 토대로 우리나라11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국, 하위 10개국 등 총 21개국 데이터를 집중 분석

1.  건축설계 서비스업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4132.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3.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4133. Engineering Services) 중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만을 포함
	 	       - Construction and Civil engineering 
	 	       - Building construction consultant
	 	       - Heating and ventilation engineering
	 	       - Structural engineering
	 	       - Consulting engineer
	 	       - Energy conservation engineering
	 	       - Fire protection engineering
	 	       - Professional engineer

4. 인테리어 디자인업 (54141. Interior Desig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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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동향 1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규모

건축서비스산업 총 사업체수는 전 국가에서 3년 연속 증가세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평균 사업체수는 2019년 기준 102,004개로 2017년 대비 약 

13,200여개, 2018년 대비 약 5,600여개 증가

 2019년 대비 우리나라의 사업체 규모는 총 28,066개로 21개 국가 중 14위이며, 중국과 

인도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685,593개와 2위582,028개를 차지 

인테리어 디자인업 비율은 증가하고 건축 엔지니어링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  

 2019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의 전문분야별 비율은 인테리어 디자인업 분야가 

40.5%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건축설계 서비스업이 25.8%, 건축 엔지니어링 서

비스업이 20.7%, 그 외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12.9%임

 최근 3년 간 건축설계 서비스업의 비율은 약 26%로 거의 일정하였으나, 인테리어 디자

인업의 비율은 37.7%에서 40.5%로 증가하고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율은 22.5%

에서 20.7%로 감소

총 사업체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사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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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6

I 그림 3-1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2017~2019)

우리나라 
14위

건축서비스산업 내
전문분야별 비율 80%

60%
40%
20%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건축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디자인 2017

13.7
26.1

37.7

22.5

2018

13.4
26.1

38.9

21.7

2019

12.9
25.8

40.5

20.7

0%

100%2019년 21개국 평균 : 약 102,004개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96,379개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88,758개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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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동향 2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사업체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평균 사업체수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 

 2019년 기준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평균 사업체수는 26,343개로, 2018년 대비 

4.5% 증가

 전문분야별 전년 대비 사업체수 증가율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6%,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4%, 인테리어 디자인업 9.9%

 타 분야에 비해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전년대비 2019년 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이 두드러

지게 높음

분야별 동향

건축설계 서비스업

I 그림 3-2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2017~2019)

우리나라 
14위

건축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26,343개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25,211개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23,217개

 단위	 개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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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I 그림 3-3 I  
해외 21개국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
(2017~2019)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I 그림 3-4 I  
해외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수
(2017~2019)

인테리어 디자인업

I 그림 3-5 I  
해외 21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수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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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13,204개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12,749개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2,1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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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21,099개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20,804개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9,829개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41,357개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37,615개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33,529개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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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1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규모

건축서비스산업 총 종사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3년간 증가세 

 2019년 기준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평균 종사자수는 421,720명으로 2017년 대비 

약 42,700명, 2018년 대비 약 15,700여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는 21개 국가 중 14위를 차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약 46%가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   

 2019년 기준 21개국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전문분야별 비율은 건축 엔지니어링 분

야가 4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축설계 서비스업 30.7%, 인테리어 디자인업 

17.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6.4% 순임

 2017~2019년 건축 엔지니어링 종사자 비율은 점차 축소되고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총 종사자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종사자수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1,500,000

2,500,000

2,000,000

500,000

1,000,000

3,000,000종
사
자
수

 단위	 명

China
India

Unite
d St

ate
s

Unite
d Kingd

om
Ita

ly
Fra

nce

South Korea Spain

Sau
di A

rab
ia

arg
en

tin
a

Can
ad

a

Austr
ali

a

Neth
erl

an
ds

Switz
erl

an
d

Indonesi
a

Braz
il

Russi
a

Mex
ico

Ja
pan

Germ
an

y

Tu
rke

y
0

2,834,487
2,406,314

602,060
116,032

I 그림 3-6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2017~2019)

우리나라 
14위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421,720명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406,043명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379,067명

2019년 2018년 2017년

건축서비스산업 내
전문분야별 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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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2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종사자수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평균 종사자수는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 

 2019년 기준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평균 종사자수는 129,269명으로, 2018년에 

비해 4.5% 증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전년도 대비 분야별 종사자수는 3.6%, 건축 엔지니어

링 서비스업은 1.4%,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9.9% 증가

 타 전문분야에 비해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평균 종사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남 

분야별 동향

건축설계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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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7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종사자수(2017~2019)

우리나라 
14위

건축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129,269명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123,715명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13,929명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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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 동향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I 그림 3-8 I  
해외 21개국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수
(2017~2019)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I 그림 3-9 I  
해외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종사자수
(2017~2019)

인테리어 
디자인업

I 그림 3-10 I  
해외 21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종사자수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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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27,170명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26,234명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25,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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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193,679명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190,973명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82,021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71,601명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65,121명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58,048명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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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 규모

건축서비스산업 총 매출액은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2018년 21개국 건축서비스산업 평균 매출액은 큰 폭으로 상승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순위에서는 중국, 인도가 압도적인 차이로 1, 2위

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4위를 기록하였으나, 매출액 순위에서는 미국이 1위117,484백

만달러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는 10위11,284백만달러를 기록

 21개국 평균 매출액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26% 가량 크게 증가15,995백만달러→20,147

백만달러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2% 증가20,147백만달러→20,557백만달러하는데 그침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의 2019년 총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교하

여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반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의 매출액 비율은 전체의 50.9%로, 분야별 매출액 편중 현상 지속

 2019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의 전문분야별 비율은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가 

50.9%로 가장 높고, 건축설계 서비스업은 32.2%,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13.6%, 도시계

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3.3%임

 최근 3년간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매출액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건축 엔지니어링의 

매출액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 

총 매출액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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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11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2017~2019)

 단위	 백만달러

건축서비스산업 내
전문분야별 비율

건축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건축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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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개국 평균 : 약 20,557백만달러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20,147백만달러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5,995백만달러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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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별 매출액 

2018년 4가지 건축서비스산업 전문분야 모두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

 2018년 전문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건축설계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26.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13.7%,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21.9%,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49% 증가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속하는 모든 분야가 큰 폭으로 성장

 그러나 2019년에는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하였고 건축설계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매출액은 각각 3.7%, 

5.4%, 10% 증가하는데 그침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2017~2019년 21개국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약 64%로,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임

분야별 동향

건축설계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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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12 I  
해외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매출액
(2017~2019)

우리나라 
10위

건축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66억 2천만달러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63억 8천 4백만달러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50억 5천 1백만달러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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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동향

I 그림 3-14 I  
해외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매출액
(2017~2019)

I 그림 3-15 I  
해외 21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업 매출액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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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13 I  
해외 21개국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매출액
(20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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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6억 7천 4백만달러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6억 4천만달러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5억 6천 2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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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104억 8천 4백만달러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105억 7천 8백만달러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86억 7천 6백만달러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9년 21개국 평균 : 약 27억 9천 9백만달러
2018년 21개국 평균 : 약 25억 4천 4백만달러
2017년 21개국 평균 : 약 17억 6백만달러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9년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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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별 사업체 및
종사자당 매출액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평균값은 타 분야에 비해 2~10배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평균값은 100만달러로, 건축

설계 서비스업의 2배, 인테리어 디자인업의 8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10배

전문분야별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4가지 분야 모두 스위스가 1위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

 4가지 전문분야별 사업체당 매출액은 모두 스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매출액 1위였던 미국은 사업체당 매출액에서는 2위를 차지

 우리나라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4가지 전문분야에서 모두 21개국 중 12위로 평균 수준

분야별 동향

분야별 사업체당 매출

건축설계 서비스업

I 그림 3-16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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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국 평균 : 약 50만 6천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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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동향

I 그림 3-17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I 그림 3-18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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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19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업 서비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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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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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업

21개국 평균 : 약 13만달러/개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1개국 평균 : 약 100만달러/개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1개국 평균 : 약 10만 3천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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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평균값은 건축 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 서비스업이 높은 편

 21개국의 2019년 기준 종사자당 매출액 평균값은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이 10만 

9천달러, 건축설계 서비스업이 평균 10만 3천달러를 기록

 이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약 5만달러와 인테리어 디자인업약 7만 9천달러에 비해 

1.3~2배 정도 높은 수치 

전문분야별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은 스위스가 1위이며, 우리나라는 평균 수준

 4가지 전문분야별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모두 스위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순임

 우리나라의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은 4가지 전문분야에서 모두 21개국 중 12위로 평균 

수준

분야별 종사자당 매출

100

150

건축설계 서비스업

I 그림 3-20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건축설계 서비스업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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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국 평균 : 약 10만 3천달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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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21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I 그림 3-22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I 그림 3-23 I  
2019년 해외 21개국의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당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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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1개국 평균 : 약 10만9천달러/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1개국 평균 : 약 5만달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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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사회 이슈070

사회적·정책적

이슈 1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2017년 이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뉴스언급량은 점진적 증가세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이래 2016년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사

가 줄었으나,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1,856건의 언급량을 

보여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3%(2017), 9%(2018), 4%(2019)의 증가율을 보임

 특히, 2019년도 4분기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기사 발현빈도가 급격히 증가

2019년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언급량은 전년 대비 45% 급증

 2017~2018년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언급량은 조금 감소하였다가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45% 증가

* 특히, 2019년 2분기와 3분기에 블로그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많이 증가

 소셜미디어 세부 매체별로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커뮤

니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글이 거의 게재되지 않았고, 주로 전문가가 전문적인 내

용의 글을 올리는 공간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관련 글이 작성되는 경향

 이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일반인보다는 전문가 또는 산업관계자, 기자 

등 일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언급량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언급량

연도 뉴스언급량 소셜언급량 총 언급량

2015 1,699 3,116 4,815 

2016 1,591 3,126 4,717

2017 1,635 2,635 4,270

2018 1,783 2,619 4,402

2019 1,856 3,807 5,663

4,000

3,000

2,000

1,000

2016 2017 2018 20192015

I 그림 4-1 I  
뉴스기사 및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언급량
(2015~2019)

소셜언급량뉴스언급량 단위	 건

0

 



071사회적·정책적 이슈

사회적·정책적

이슈 2 '개발'에서 '계획'으로 

관심 전환

연관어 순위에서 '개발'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계획'은 순위 상승

 2015~2017년에는 주요 연관어 1순위가 ‘산업’, 2순위가 ‘사업’이었으나, 최근 2년 

2018~2019년 동안에는 ‘사업’과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여 1순위로 순위 변동

 상위권의 연관어 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개발’ 키워드와 ‘계획’ 키워드의 변화임 

 과거 3년간2015~2017년은 ‘개발’ 관련된 기사가 ‘계획’ 관련된 기사보다 더 많았지만, 최

근 2년간2018~2019년은 ‘계획’ 관련된 기사가 증가하고 ‘개발’ 관련된 기사는 감소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의 
상위권 순위 변화

계획
UP

개발
Down

2015~2017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산업 2635

2 사업 2600

3 개발 1954

4 계획 1908

5 지역 1802

6 시설 1648

7 규모 1428

8 환경 1320

9 건설 1281

10 문화 1247

2018~2019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사업 1980

2 산업 1907

3 계획 1395

4 지역 1372

5 개발 1235

6 시설 1171

7 건설 1045

8 공간 1024

9 환경 1006

10 규모 1004

▼ 2

▲ 1

I 그림 4-2 I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상위권 순위 변화
(2015~2017 vs.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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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정책적

이슈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공간, 서비스, 안전,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2018~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뉴스기사 중 ‘공간’8순위 상승, ‘서비스’7순위 상승, ‘안

전’6순위 상승, ‘디자인’3순위 상승 등의 키워드 출현 빈도가 급증

반면, '공사, 문화, 행정' 등에 대한 관심은 하락

 ‘공사’, ‘문화’. ‘행정’ 등의 키워드는 2015~2017년 대비 최근 2년간2018~2019 각각 6순

위, 4순위, 4순위 하락하면서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상승 키워드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하락 키워드

'공간, 서비스, 안전, 디자인'
‘공사, 문화, 행정'보다는

UP

공간
(▲8)

서비스
(▲7)

안전
(▲6)

DOWN

공사
(▼6)

문화
(▼4)

행정
(▼4)

2015~2017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산업 2635
2 사업 2600
3 개발 1954
4 계획 1908

10 문화 1247

16 공간 930
17 공사 821
18 교육 786
19 기업 764
20 행정 762
21 디자인 749
22 운영 651
23 관계자 610
24 서비스 606
25 관광 595
26 연구 591
27 경제 579
28 안전 563
29 생활 559
30 에너지 558

2018~2019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사업 1980
2 산업 1907
3 계획 1395
4 지역 1372
5 개발 1235
6 시설 1171
7 건설 1045
8 공간 1024

14 문화 884
15 설계 824
16 지원 818
17 서비스 728
18 디자인 714

22 안전 592
23 공사 582
24 행정 573
25 생활 515
26 전문가 469
27 대상 451
28 국토교통부 449

I 그림 4-3 I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변화 동향
(2015~2017 vs. 2018~2019)

▼ 4

▼ 6

▼ 4

▲ 8

▲ 3

▲ 7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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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정책적

이슈 4 ‘전문가’와 ‘국토교통부’의  

 역할 증대

최근 2년 연관키워드 상위권에 ‘전문가’와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등장

 ‘전문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건축서비스산업 주요 연관키워드에 없었으나, 

2018~2019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기사가 급증하면서 주요 연관어로 급등 

* ‘전문가’는 26위, ‘국토교통부’는 28위를 차지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등장 키워드

전문가

국토
교통부

NEW 2015~2017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산업 2635
2 사업 2600
3 개발 1954
4 계획 1908
5 지역 1802
6 시설 1648
7 규모 1428
8 환경 1320
9 건설 1281
10 문화 1247
11 도시 1197
12 주택 1100
13 기술 1055
14 지원 1043
15 설계 937
16 공간 930
17 공사 821
18 교육 786
19 기업 764
20 행정 762
21 디자인 749
22 운영 651
23 관계자 610
24 서비스 606
25 관광 595
26 연구 591
27 경제 579
28 안전 563
29 생활 559
30 에너지 558

2018~2019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사업 1980
2 산업 1907
3 계획 1395
4 지역 1372
5 개발 1235
6 시설 1171
7 건설 1045
8 공간 1024
9 환경 1006
10 규모 1004
11 도시 950
12 주택 941
13 기술 939
14 문화 884
15 설계 824
16 지원 818
17 서비스 728
18 디자인 714
19 교육 689
20 운영 666
21 교통 598
22 안전 592
23 공사 582
24 행정 573
25 생활 515
26 전문가 469
27 대상 451
28 국토교통부 449
29 건축물 444
30 관계자 444

신규 등장
키워드

사회적·정책적 이슈

I 그림 4-4 I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등장 키워드
(2015~2017 vs. 201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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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 1 ‘공간, 시스템,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2년간 국민들의 소셜미디어(SNS) 내 ‘공간’, ‘시스템’, ‘디자인’ 관련 글이 급증 

 최근 순위가 상승한 주요 연관키워드로는 ‘지역’, ‘시스템’, ‘디자인’, ‘공간’, ‘인테리어’ 등

이 있음

 특히 ‘공간’11순위 상승이나 ‘시스템’8순위 상승에 대한 순위가 크게 상승되었는데, 이는 블로그

를 중심으로 관련된 주제의 글이 많이 게재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그 외에 ‘디자인’7순위 상승, ‘인테리어’6순위 상승 등의 키워드는 많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로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 매체 내에 관련 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상승 키워드

2015~2017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산업 5447
2 기술 2569
3 사업 2547
4 건설 2471
5 한국 2249
6 개발 2073
7 기업 2017
8 지역 1998
9 시설 1945
10 환경 1945
11 계획 1898
12 경제 1819
13 기계 1693
14 규모 1612
15 설계 1567
16 도시 1525
17 시스템 1520
18 지원 1518
19 디자인 1512

25 공간 1344
26 공사 1273
27 안전 1250
28 인테리어 1209
29 현장 1169
30 주택 1164

2018~2019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사업 3214
2 기술 1574
3 사업 1557
4 지역 1357
5 개발 1207
6 기업 1204
7 시설 1204
8 한국 1194
9 시스템 1180
10 건설 1170
11 환경 1170
12 디자인 1085
13 서울 1066
14 공간 1063
15 설계 1035
16 계획 1033
17 지원 1002
18 도시 933
19 교육 927
20 현장 897
21 규모 890
22 인테리어 817
23 경제 805
24 문화 781
25 기계 776

 6

 4

I 그림 4-5 I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상승 키워드
(2015~2017 vs. 2018~2019)

UP

공간
(▲11)

시스템
(▲8)

디자인
(▲7)

 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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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관심 2 ‘건설, 경제, 기계’에 대한  

 관심 감소

‘건설, 경제, 기계’ 등의 뉴스나 산업계 소식에 등장할 만한 키워드는 감소

 최근 2년간 ‘기계’12순위 하락, ‘경제’11순위 하락, ‘건설’6순위 하락, ‘계획’5순위 하락와 같은 뉴스기사

나 산업 소식에서 등장할만한 키워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하락 키워드

2015~2017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산업 5447
2 기술 2569
3 사업 2547
4 건설 2471
5 한국 2249
6 개발 2073
7 기업 2017
8 지역 1998
9 시설 1945
10 환경 1945
11 계획 1898
12 경제 1819
13 기계 1693
14 규모 1612
15 설계 1567
16 도시 1525
17 시스템 1520
18 지원 1518
19 디자인 1512

25 공간 1344
26 공사 1273
27 안전 1250
28 인테리어 1209
29 현장 1169
30 주택 1164

2018~2019 주요 연관어
순위 연관어 빈도

1 사업 3214
2 기술 1574
3 사업 1557
4 지역 1357
5 개발 1207
6 기업 1204
7 시설 1204
8 한국 1194
9 시스템 1180
10 건설 1170
11 환경 1170
12 디자인 1085
13 서울 1066
14 공간 1063
15 설계 1035
16 계획 1033
17 지원 1002
18 도시 933
19 교육 927
20 현장 897
21 규모 890
22 인테리어 817
23 경제 805
24 문화 781
25 기계 776

 6

 11

 12

I 그림 4-6 I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순위
하락 키워드
(2015~2017 vs. 2018~2019)

DOWN

기계
(▼12)

경제
(▼11)

건설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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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I 그림 4-7 I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2015~2019)

I 그림 4-8 I       
뉴스기사 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관키워드 관계도
(2015~2019)

건축
서비스
산업 프로젝트

시공

시설
기술

행정
계획

현장
교통

면적
장소

공간

개발

서비스

업무

대상
연구

분양

교육

규모

생활산업

환경 안전

건설
사업

지원운영지역

경제

투자

부동산

활성화

시스템

아파트

주민

도시

기업

업체

주택

공사

전문가

관광

문화

설계

에너지

건축물

교통부

관계자

디자인

국토교통부

건축
서비스
(매출)

건축
서비스
(종사자)

건축
서비스
(업체)

허가

자연

교통

구역

연면적

랜드마크

입주

분양

인테리어

도시계획

상업

복지임대

안전

도시재생

건설 부동산

일자리

활성화

시스템

주민

기업

업체

서울시교수

대학

서울

호텔

시민

소장
산업단지

건설사

관광

지구

예술

조경 전시

에너지

프로젝트

시공 시설

기술

행정

면적

장소

공사가구
공간

개발

업무

대상

교육
규모

생활

환경

지원
운영 지역

아파트

도시

주택전문가

문화

설계

건축물

교통부

관계자

디자인

국토교통부

인물 단체 장소 상품 시사/경제
라이프 문화/여가 자연/환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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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I 그림 4-9 I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2015~2019)

I 그림 4-10 I       
소셜미디어(SNS) 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관키워드 관계도
(2015~2019)

전기

지식 기계

구조

인테리어

회사

공사

건축
서비스
(매출)

건축
서비스
(종사자)

건축
서비스
(업체)

관광

아파트

투자

활성화
총

장소

입주

운영

디자이너

공장

건축사
국토교통부

가구

기자

면적

기사

가치

대학

역사 형태

인력

교통부

부동산
연면적

주민

시민

관계자

지구

예술

전시작품

에너지

시스템

기업 업무

공간

설비

대상

서울

계획 경제현장

건설

시공

기술

교육

규모

지원

안전
지역 환경

도시

한국

업체프로젝트

설계

시설

건축물

디자인
공사

주택

시장

건설 설계

건축
서비스
산업

프로젝트
시공

설비

공간

전기 개발

현장

교통

계획도로

지식

업무대상

기계

기술

시설

환경

투자

구조

경제
산업

사업

규모

안전
건설

정보

지원

지역

교육

생산

시스템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문가

중국

주택

서울

시장

업체

도시

공장회사

공사

기업

문화

설계

에너지

건축물

한국

디자인

건축서비스산업 연관키워드

인물 단체 장소 상품 시사/경제
라이프 문화/여가 자연/환경 기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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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및 산업관계자
인식

Perception of the Citizen and  
Workers in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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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식조사 PART 1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정기인식조사 PART 2

건축서비스산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인식

주제별 인식조사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주거 공간과 건축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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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식조사

PART  1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081정기인식조사_대국민 인식

정기인식조사

대국민 인식 1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과 삶의 질

Q1-1
국민들은 삶 속에서
‘건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일반국민 10명 중 8명은 삶 속에서 건축이 중요하다고 인식

 일반국민 1,200명 중 79.7%가 삶 속에서 ‘건축이 중요하다’매우 중요 22.5% + 중요 57.2%고 응

답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국민들이 건축의 중요성을 크게 공

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대 이상 고연령층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삶 속에서 건

축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218명의 경우에는 93.6%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보다 

건축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

응답자 특성별

인식 정도
〈삶 속 건축의 중요성〉 4.10

4.00

3.90

3.80

3.70

4

20대

4

30대

3.95

40대

4.04

50대
이상

[연령별]

2백
만원 미

만

3.95

2백
~4

백만원 미
만

3.98

4백
~6

백만원 미
만

4.02

6백
~8

백만원 미
만

4.04
4.07

8백
만원 이

상

[소득별]

3.94

1인

4

2인

4.01

3인

4.02

4인
이상

[가구원수별]

일반국민의 인식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산업관계자의 인식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I 그림 5-1 I 
국민들이 생각하는 삶 속에서의 
‘건축’의 중요성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점(5점 척도)

중요하다
93.6%

중요하지 않다 
0.5%

보통 
6.0%

중요하다
79.7%

중요하지 않다 
1.7%

18.7%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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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건축물은? 

일반국민은 주거시설, 산업관계자는 업무시설에서 가장 오랜 시간 생활

 1순위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국민 63.7%가 주거시설에서 가장 오래 생활한다

고 응답한 반면, 산업관계자는 58.7%가 업무시설을 선택

 1+2+3순위 종합 결과, 일반국민과 산업관계자 모두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

장 길다고 응답. 산업관계자의 경우 1순위인 ‘주거시설’과 2순위인 ‘업무시설’ 간 응답 빈

도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업무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Q1-3
국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은?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은 ‘주거시설’

 일반국민과 산업관계자 모두 ‘주거시설’이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1순위 및 종합순위 응답 모두 ‘주거시설’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은 머무는 시간이 긴 건축물의 순서와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오랜 시간 생활하는 건축물일수록 삶의 질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주거시설 근린시설 업무시설 여가시설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공공업무 
시설 기타 시설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
하고 있는 건축물

비율(%) 91.6 64.8 44.0 37.9 20.1 15.4 10.8 5.2
순위 1 2 3 4 5 6 7 8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비율(%) 94.9 61.2 50.6 35.6 24.5 16.2 12.8 1.4
순위 1 2 4 3 5 6 7 8

I 그림 5-2 I 
국민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건축물

일반국민 종합순위(n=1,200)
(1+2+3순위 종합)

산업관계자 종합순위(n=218)
(1+2+3순위 종합)

일반국민 1순위(n=1,200) 산업관계자 1순위(n=218)

공공업무시설

10.8 9.6
1.7 0.5

교통 및 
운수시설

13.315.4
0.61.4

기타 시설

5.2 1.4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6.4
20.1
4.3

여가시설

15.1

37.9

1.6

업무시설

44.0

20.5

88.5

58.7

근린시설

64.8

2.5

73.9

5.0

주거시설

91.6

63.7

91.7

34.4

Unit	 %

I 그림 5-3 I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공공업무시설

12.8 8.3
0.6 0.0

교통 및 
운수시설

8.3
16.2

0.9

기타 시설

1.4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15.6
24.5

1.9

업무시설

62.4

35.6

4.1

여가시설

50.6

2.7

49.1

1.4

근린시설

61.2

2.0

57.3

2.8

주거시설

94.9

86.4

98.6

87.2

7.3
0.9 0.5 0.0

일반국민 종합순위(n=1,200)
(1+2+3순위 종합)

산업관계자 종합순위(n=218)
(1+2+3순위 종합)

일반국민 1순위(n=1,200) 산업관계자 1순위(n=218)

Unit	 %

0.0 0.0 0.0

5.2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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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2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건축의 품질

Q2-1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건축수준은?

선진국 대비 건축수준은 일반국민은 비슷한 수준, 산업관계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

 일반국민들은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축수준에 대해 평균 3.02점으로 대체로 선

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식. 하지만 문화·역사적 특성 반영 측면에서는 수준이 낮다

는 의견이 47.3%나 차지

 반면, 산업관계자의 경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건축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평균 

2.46점고 평가. 그 중에서도 일반국민과 같이 문화·역사적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

이 79.4%로 매우 높음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점(5점 척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점(5점 척도)

30.3

41.1

28.6

2.99

32.9

39.3

27.8

2.94

47.3

34.5
18.3

2.66

19.8

51.6

28.6

3.11

25.9

50.4

23.7

2.98

26.0

48.3

25.8

3.02

디자인 및 
설계품질

시공품질 및 
안전성

문화·역사적
특성 반영

사회적 기능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에너지)

건축물 
종합적으로

I 그림 5-4 I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건축수준

낮은 수준

비슷하다

높은 수준

5점 평균

낮은 수준

비슷하다

높은 수준

5점 평균

I 그림 5-5 I 
산업관계자가 생각하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건축수준

55.0

31.2

13.8

2.50

45.9

36.2

17.9

2.63

79.4

17.0

2.00

54.1

30.7

15.1

2.51

49.5

36.2

14.2

2.55

57.8

31.2

2.46

디자인 및 
설계품질

시공품질 및 
안전성

문화·역사적
특성 반영

사회적 기능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에너지)

건축물 
종합적으로

3.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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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Q2-2
국민들은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까?

국민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일반국민과 산업관계자 모두 ‘여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공공업무시설’ 순으로 높

은 만족도를 보임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삶의 질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하는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점 척도 기준으로 일반국민은 평균 3.07점, 산업관계자는 2.67점 부여

 세부 평가요소별로 보면, 일반국민과 산업관계자 모두 ‘디자인 및 설계 품질’, ‘사회적 기

능’커뮤니티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문화·역사적 특성 반영’ 및 ‘지속가능성’에너지 

성능 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주거시설

3.07
2.67

근린시설

3.19
2.76

여가시설

3.35 3.08

업무시설

3.14
2.73

교통 및 
운수시설

3.26 2.99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3.23
2.81

공공업무시설

3.25
2.83

디자인 및 
설계품질

시공품질 및 
안전성

문화·역사적 
특성반영

사회적 기능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에너지)

디자인 및 
설계품질

시공품질 및 
안전성

문화·역사적 
특성반영

사회적 기능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에너지)

I 그림 5-6 I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건축유형별 품질 만족도 
(종합평가 기준)

일반국민 1,200명

산업관계자 218명

Unit	 점(5점 척도)

I 그림 5-7 I 
일반국민의 5가지 평가요소별 
건축 품질 만족도

I 그림 5-8 I 
산업관계자의 5가지 평가요소별 
건축 품질 만족도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점(5점 척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점(5점 척도)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여가시설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근린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여가시설
교육 및 의료, 복지시설
공공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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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3 건축의 품질결정요인과 

건축서비스의 역할

Q3-1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의 품질결정요인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 1순위는 ‘건축기획’

 건축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일반국민과 산업관계자 모두 ‘건축기획’

과 ‘건축설계’를 꼽아, ‘시공’ 및 ‘유지관리’보다는 ‘기획’과 ‘설계’가 건축의 품질에 근본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인식

 특히,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보면, 일반국민의 50.3%, 산업관계자의 55.0%가 ‘건축기획’

을 선택하여, 초기 ‘건축기획’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Q3-2
건축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해 ‘건축설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일반국민의 44.8%, 산업관계자 33.9%가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해

서 건축사 등 ‘건축설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그 외에도 일반국민은 ‘건축시공 전문가’34.6%, 산업관계자는 ‘건축주’28.9%와 ‘정부나 

지자체의 공무원’28.0%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

Unit	 %

시공자(시공사) 등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79.1

34.6

7.3

37.2

건축사 등 건축설계
관련 전문가 

70.2

44.8
33.9

58.3

이용자

1.7
6.7

1.4
2.8

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1.3
26.1 28.0

48.6

건축주(소유자)

7.7
18.0 28.9

51.8

I 그림 5-9 I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의 품질결정요인

일반국민 1순위(n=1,200)

일반국민 종합순위(n=1,200)
(1+2순위 종합)

산업관계자 1순위(n=218)

산업관계자 종합순위(n=218)
(1+2순위 종합)

일반국민 1순위(n=1,200)

일반국민 종합순위(n=1,200)
(1+2순위 종합)

산업관계자 1순위(n=218)

산업관계자 종합순위(n=218)
(1+2순위 종합)

I 그림 5-10 I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 주체

Unit	 %

건축시공

60.7

15.8

52.3

10.6
유지관리

20.8

2.4
11.9
0.9

건축기획

67.0

55.0
58.3

50.3

건축설계

60.2

31.6

68.8

33.5

기타

0.5
1.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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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4 건축 시 주요 상담 채널 및 

필요 정보

Q4-1
국민들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어디로 찾아갈까?

일반국민 10명 중 5명은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를 주요 상담 채널로 인식

 건축물 건축 시 상담 채널로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가 52.1%, 건축시공 전문가/시공업

체가 24.7%로, 일반국민 절반 이상은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를 떠올림

Q4-2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보는?

건축 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1순위는 ‘건축설계 사무소’ 정보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건축설계 사무소 정보’36.3%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1+2순위 종합결과에서는 건축 비용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축설계 사무소 정보’65.3%, ‘시공업체 정보’60.5% 순임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

52.1

건축시공 전문가/
시공업체 

24.7

(관련 경험이 
있을 것 같은) 지인

13.5

공인중개사 
사무소 

6.2

시·군·구청민원실

3.6

I 그림 5-11 I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건축 시 주요 상담 채널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

36.3

65.3

건축 
비용 정보 

22.3

69.4

건축 관련 법·제도 및 
절차 관련 정보 

20.9

54.6

건축시공 전문가/
시공업체 

14.6

60.5

기존 건축
사례

5.9
20.8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1순위

1+2순위

I 그림 5-12 I 
직접 거주 또는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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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5 건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

Q5-1
국민들은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을까?

일반국민 10명 중 4명만이 건축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주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경험  

 일반국민 1,200명 중 501명이 건축기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국민들이 직접 받아본 건축서비스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 건축기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경험율은 10% 내외로 다소 낮은 수준임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 경험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자, 소득

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이사가 빈번하고 기존 주택의 내부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시 지

역에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됨

 한편, 건축설계는 군지역과 단독주택 거주자,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경험율이 높음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I 그림 5-13 I 
건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경험

건축기획
11.8

88.3

건축설계

15.0

85.0

조경설계

8.1

91.9

인테리어 디자인

37.8

62.2

성별 남성 34.7%

여성 41.0%

지역
규모별

대도시 38.6%

중소도시 38.6%

군지역 25.0%

가구원
수별

1인 26.4%

2인 36.5%

3인 40.3%

4인 40.4%

연령별 20대 29.7%

30대 34.0%

40대 38.7%

50대 이상 42.4%

소득별 200만원 미만 25.4%

200~400만원 미만 33.2%

400~600만원 미만 39.3%

600~800만원 미만 47.8%

800만원 이상 50.4%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41.3%
다세대/다가구주택 23.7%
아파트 41.2%
연립주택 20.8%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00%
오피스텔/고시원 34.5%
기타 25.0%

주택
면적별

10평 미만 22.6%
10~20평 미만 24.0%
20~30평 미만 34.1%
30~40평 미만 47.8%
40평 이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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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국민들이 경험한
건축서비스의 
제공주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주로 인테리어 사무소를 통해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음

 건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의 대부분75.8%은 주로 인테리어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비스

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 일부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36.3%, 조경설계 사무소10.0% 등을 통해서도 건축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음

 건축사/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은 응답자는 주로 군지역, 50대 이상, 

단독주택 거주자 그룹이며,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건축서비스를 받은 응답자는 도시지

역, 40대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아파트 거주자 그룹의 비중이 

높음 

Base� 건축서비스 경험자 501명
Unit	 %

I 그림 5-14 I 
국민들이 경험한 건축서비스의 
제공 주체

인테리어
 사무소

75.8

건축사/건축설계
사무소

36.3

조경설계
사무소

10.0

기타

0.8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은 응답자 특성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서비스를 제공받은 응답자 특성

지역
규모별

대도시 78.6%
중소도시 74.4%
군지역 61.9%

연령별 20대 82.4%
30대 75.0%
40대 83.5%
50대 이상 70.9%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53.1%
다세대/다가구주택 76.6%
아파트 80.5%
연립주택 47.1%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85.7%
오피스텔/고시원 90.0%
기타 100%

지역
규모별

대도시 33.6%
중소도시 37.4%
군지역 47.6%

연령별 20대 25.0%
30대 32.5%
40대 30.3%
50대 이상 43.4%

주택
유형별

단독주택 59.4%
다세대/다가구주택 36.2%
아파트 33.7%
연립주택 35.3%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14.3%
오피스텔/고시원 10.0%
기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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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인식 6 건축서비스 비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인식

Q6-1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의
비용 수준은?

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건축서비스 비용을 비싼 편이라고 생각  

 국민들은 제공받은 건축서비스별 비용 수준에 대해 4가지 서비스건축기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모두 비용이 ‘비싼 편’이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4가지 건축서비스 중 ‘인테리어 디자인’3.73점을 가장 비싸다고 인식

Q6-2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의
비용 대비 품질 수준은?

국민들은 건축서비스의 비용 대비 품질이 대체로 적정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

 제공받은 건축서비스별 비용 대비 품질 수준에 대해 4가지 서비스 모두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품질이 낮다는 의견이 높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

로 품질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한편, ‘건축기획’은 4가지 부문 중 유일하게 비용 대비 품질 수준이 높은 서비스라고 인식

I 그림 5-15 I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의 비용 수준

36.2

57.4

3.55

25.8

70.0

3.73

건축기획
(n=141)

건축설계
(n=180)

조경설계
(n=97)

인테리어 디자인
(n=454)

6.4 5.0 4.24.1
35.1

60.8

3.64

30.6

64.4

3.65

싼 편

적정

비싼 편

5점 척도 평균

Base	 건축서비스 경험자 501명
Unit	 %, 점(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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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설계

비용은 저렴하고
품질은 높은 수준 

비용은 비싸고
품질은 높은 수준 

비용은 저렴하고
품질은 낮은 수준 

비용은 비싸고
품질은 낮은 수준 

건축기획

High

Low High

비용 대비 
품질 수준 

평균 
(2.94점)

비용 수준 평균(3.64점)

I 그림 5-16 I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의 
비용 대비 품질 수준

27.7

46.8

25.5

3.02

35.0

44.9

20.0

2.89

건축기획
(n=141)

건축설계
(n=180)

조경설계
(n=97)

인테리어 디자인
(n=454)

48.5

20.6

2.90

30.9

43.9

23.9

2.95

32.2

I 그림 5-17 I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의 
비용 및 품질 수준의 
포트폴리오 분석

Base� 건축서비스 경험자 501명
Unit	 점(5점 척도)

Base	 건축서비스 경험자 501명
Unit	 %, 점(5점 척도)

낮은 수준

적정한 수준

높은 수준

5점 척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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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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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인식 1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Q1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가 생각하는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수준은?

산업관계자 10명 중 7명 이상은 OECD 평균이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은 ‘평균 정도’46.8%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나, ‘평균 이하’가 30.7%, ‘평균 이상’이 22.5%로 산업관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평균이거나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식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3.09점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품질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2.80점, 인테리어 디자인업2.57점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업무경력별로는 5년 이하3.10점 종사자는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

면, 경력이 길수록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냄

(최하)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다

6.9

(하)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23.9

(중)
평균 

정도이다

46.8

(상)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20.6

(최상)
상당히 수준이
높은 편이다

1.8

평균 이하 30.7% 평균 이상 22.5%

5점 척도 평균 2.87점I 그림 5-18 I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수준에 대한 산업계 인식

응답자 특성별〈우리나라 건축서비스 품질 및 경쟁력 수준〉평가

[전문분야별] [업무경력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점(5점 척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3
3.2

2.8
2.6
2.4

2.8

3.1

2.69
2.84 2.8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건축분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기타

3
4.0

2
1
0

2.75 3.09 2.57 2.672.8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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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인식 2 산업계의 건축서비스산업 

제도와 정책 평가

Q2-1
산업관계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대해 알고 있을까?

산업관계자 10명 중 4명만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해 인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산업관계자는 36.2%로, 법 시행 이후 6

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은 편

 전문분야별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48.8% 종사자의 인지 수준이 타 분야 종사자 

보다 높은 편

 또한 업무경력이 길수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I 그림 5-19 I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산업계의 인지 정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11.0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5.2

들어본 적 
있다

28.4

잘 모른다

35.3
인지 36.2%

응답자 특성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한 산업계의 인지 정도

[전문분야별] [업무경력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60 60

80 80

40 40

20 20

잘 모른다

26

50
43.8

57.1
66.7

잘 모른다

53.8
45.9

34

17.5
20.5

0 0
들어본 적 있다

25.2 25

37.5
35.7

0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인지

48.8

25
18.8

7.1

33.3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인지

11.5

24.3
30

55

69.2

들어본 적 있다

29.734.6 36
27.5

10.3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건축분야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기타

인테리어 디자인업
5년 이하 6~10년 11~15년

21년 이상1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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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장 구분 법조문 제도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4장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설계공모 활성화,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회 등에 대한 추진성과를 높게 평가

 산업관계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와 정책 중 ‘설계공모의 활성

화’77.2%가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 그 다음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7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64.6%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

 반면 ‘창업지원’13.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16.5%, ‘지식재산권 보호’17.7%,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17.7% 등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

*  응답자 비율은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 ‘별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 4가지 보기 중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을 합산하여 표현

I 그림 5-20 I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와 정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산업계 평가

Q2-2
산업관계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근거한 제도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할까?

성과 저조

성과 저조

성과 우수

44.3실태조사(제7조)

59.5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44.3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제9조)

27.8표준화 기반조성(제10조)

17.7지적재산권 보호(제11조)

17.7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12조)

41.8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26.6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제14조)

13.9창업지원(제15조)

16.5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6조)

19.0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9조)

41.8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제20조)

77.2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제21조)

45.6설계의도 구현(제22조)

62.0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22조의2)

64.6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

72.2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제23조)

60.8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

40.5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4조의2)

21.5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제25조)

22.8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제31조)

Base�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인지자 79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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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산업관계자들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산업 수요층의 인식 부족’과 ‘관련 제도 미흡’을 산업 진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은 ‘산업에 대한 수요층의 인식 부족’66.5%과 계약제도, 발주제

도 등 ‘산업 관련 제도 미흡’63.3%을 산업 진흥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지목

 경력이 짧을수록 ‘산업에 대한 수요층의 인식 부족’을 걸림돌 1순위로 선택하고, 경력이 

길수록 계약제도, 발주제도 등 ‘산업 관련 제도 미흡’을 걸림돌 1순위로 선택하는 경향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I 그림 5-21 I
산업계에서 생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저해요소

1순위

1+2순위

산업에 대한
수요층의
인식 부족

42.2

66.5

산업 관련 제도 미흡
(계약제도,

발주제도 등)

36.2

63.3

산업 진흥 
정책 부족

9.2

26.1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

6.0

20.6

전문인력의 수 및 
역량 부족

5.0

18.3

기타

1.4 2.8

응답자 특성별〈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저해요소〉에 대한 인식

[업무경력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60

50

40

30

20

10

산업에 대한 수요층의
인식 부족

50
45.944

3533.3

산업 진흥 정책 부족

9.610.8
8 10

7.7

전문인력의 수 및 
역량 부족

1.9 2.7 2

15

5.1

기타

0 0 2
5

0

산업에 대한 
정보 부족

13.5
8.1 6

0 00

경력이 짧을수록
문제인식 高

경력이 길수록
문제인식 高

산업 관련 제도 미흡
(계약제도, 발주제도 등)

25

38
35

53.8

32.4

5년 이하 6~10년 11~15년

21년 이상16~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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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식조사

산업계 인식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Q3-1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진흥법 주요 내용 중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이 향후 3년간 가장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정책은 ‘건축서비스산

업 기반 조성’38.5%과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36.2%이라고 인식

정책 구분 세부 정책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진흥법 제2장 ]

실태조사(제7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제8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제9조), 표준화 
기반조성(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제11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12조)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 진흥법 제3장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제14조), 창업지원(제15조), 건축서
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6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19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제
20조) 

건축물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 진흥법 제4장 ]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제21조), 설계의도 구현(제2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22조의 2),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제22조의 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제23조),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4조의 2)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 진흥법 제5장 ]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제25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제31조)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38.5 36.2

건축물의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23.9

건축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1.4

I 그림 5-22 I        
향후 3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정책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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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2
<❶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할까?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52.3%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

 그 외에도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38.1%, ‘표준화 기반 조성’30.3% 등도 빠른 시

일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

Q3-3
<❷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할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고용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은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고용 촉진’54.6%과 ‘건축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48.2%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인식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
고용 촉진

29.4

54.6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

양성

28.9

48.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

지정 등

15.6

30.7

창업지원

13.3

26.1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9.6

25.7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3.2
10.1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31.2

52.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18.3

38.1

실태조사

17.4
25.2

표준화
기반조성

12.4

30.3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11.9

26.1

지식재산권
보호

8.7

22.9

I 그림 5-23 I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

1순위

1+2순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I 그림 5-24 I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정책

1순위

1+2순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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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❸건축물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향후 3년간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할까?

건축물 품격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의도 구현’과 ‘설계공모 활성화’ 정책이 필요

 건축물 품격 제고와 관련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 중에서는 ‘설계의도 구현’58.3%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적함

 그 다음으로는 ‘설계공모의 활성화’43.1%,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30.3%, ‘공공건축 사

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28.4%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설계의도
구현

35.3

58.3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24.3

43.1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13.3

30.3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12.8

28.4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5.0
10.6

공공건축
지원센터

5.0

15.6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등

4.1
9.6

I 그림 5-25 I
건축물 품격제고를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
우선 추진정책

1순위

1+2순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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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식조사

산업계 인식 4 건축서비스산업의 

향후 전망

Q4-1
산업관계자들이 생각하는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망은?

Q4-2
건축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은?

건축서비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은 향후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단기 전망보다

는 중장기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

으로 평가함

 중장기 질적 성장3.41점 측면에서 가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장

기 양적 확대3.22점, 단기 질적 성장3.19점, 단기 양적 확대3.03점 순임

[ 긍정적 영향 요인 ] 설계공모 대상 확대,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사업 확충 등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은 ‘설계공모 대상 확대’39건, ‘도시재생 활성화’33건 등이 건축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그 외에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정비’13건, ‘공공건축 지원 강화’12건, ‘4차산업혁명과 신기술 

도입’9건, ‘그린 뉴딜’7건 등도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언급

양적 확대 36.235.328.4 3.03점

질적 성장 41.339.918.8 3.19점

양적 확대 50.026.623.4 3.22점

질적 성장 59.224.316.5 3.41점

향후 5년
단기
전망

중장기
전망

5점 척도 
평균

I 그림 5-26 I
산업관계자가 예상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향후 전망
(단기 및 중장기)

나빠질 것 변화 없을 것 발전할 것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점(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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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 영향 요인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 요인

[ 부정적 영향 요인 ] ‘건설경기 악화’, ‘공무원 전문성 부족’, ‘불합리한 규제’ 등  

 건축서비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설경기 악화’26건를 가장 많이 

지적

 그 외에도 ‘공무원 전문성 부족’10건, ‘불합리한 규제 및 정책’10건, ‘건축사 제도 및 건축

사 과잉 공급 문제’9건, ‘부정부패 및 불공정 거래’6건 등이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

하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언급

구분 사례수

설계공모 대상 확대 39

도시재생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33

정부정책/법/제도 정비 13

공공건축지원강화 12

4차산업혁명 및 신기술 도입 9

그린뉴딜 및 녹색건축 활성화 7

건축 또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일반인과 
공무원의 인식 개선 6

건축서비스 대가 현실화 6

건축기획 업무 신설 5

건축서비스 인력 양성 3

공정성 및 투명성 개선 3 

구분 사례수

건설경기 악화 26

공무원 전문성 부족
10

불합리한 규제 및 정책

건축사 제도 및 건축사 과잉 공급 문제 9

부정부패 및 불공정거래 6

낮은 건축서비스 대가 수준 5

내수시장 포화 및 과다 경쟁 3

건축심의제도 및 심의위원 문제 2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2

전문인력 부족 1

건축사협회 역할 미흡 1

*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은 오픈형(주관식)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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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식조사

산업계 인식 5 건축서비스산업의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Q5-1
산업관계자들은 업역의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산업관계자 대부분이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 중 산업 진흥을 위해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97.2%매우 필요하다 55.5% + 어느 정도 필요하다 41.7%로 그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

부분이 공감

 전문분야별로는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업’ 종사자, 업무경력별

로는 16~20년 정도의 경력자가 업역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

I 그림 5-27 I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가
생각하는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응답자 특성별〈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의 필요성〉인식 정도

[전문분야별] [업무경력별]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전문분야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60.6 39.4 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
건축 분야 25.0 50.0 25.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
서비스업 46.9 48.4 4.7

인테리어 디자인업 64.3 28.6 7.1

업무경력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5년 이하 55.8 38.5 5.8

6~10년 45.9 51.4 2.7

11~15년 50.0 46.0 4.0

16~20년 70.0 30.0 0

21년 이상 56.4 43.6 0

필요하지 않다
2.8%

필요
97.2%

매우 
필요하다
55.5%

어느 정도 
필요하다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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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산업관계자들은
업역의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을까?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진출을 시도한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는 과반 이상

 기존 업역 외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업역 다변화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은 56.9%

 그 중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종사자59.4%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57.5%가 상대적으로 업역 다변화 계획 및 실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향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시장 또는 사업은 ‘4차산업혁명 및 IT’ 관련 분야, ‘타 

분야와의 융합 영역’, ‘친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부동산 기획·개발’ 등으로 다양

전문분야 있다 없다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57.5 42.5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건축 분야 0 100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59.4 40.6

인테리어 디자인업 42.9 57.1

기타 77.8 22.2

없다
43.1% 있다

56.9%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가 향후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신시장 영역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계
�사물인터넷
�BIM, VR, 3D프린팅
�스마트 건축
�IT플랫폼 서비스

4차산업혁명 및 IT

�문화컨텐츠 융합
�설계+감리+시공 통합
�건축+인테리어 융합
�생물공학+건축 연계

타 분야 융합

�디자인 상품화
�브랜딩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건축조명디자인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친환경 에너지

�도시재생사업
�로컬기반 산업
�공유공간 구축사업

도시재생

�부동산 기획
�부동산 개발
�부동산 PF

부동산

�건축리모델링사업
�건축물 관리
�건축물 해체

건축물 관리/리모델링

�건축기획
�건축 컨설팅 서비스

건축기획 및 컨설팅

�IT플랫폼 서비스
�공공건축 정보제공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건축자재 개발
�건축자재 판매

건축자재

�건축도시 분야 연구용역
�건축 교육서비스

�설계 공모
�건축아카이브 사업

기타

I 그림 5-28 I
건축서비스산업 관계자의 
업역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경험 유무

경험 있다

경험 없다

Base� 산업관계자 218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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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2020년 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주거 공간과

건축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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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듬 
1.0%

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1

코로나 시대의 주택 내 

생활패턴 변화

Q1-1
코로나 발생 이후
국민들이 
주택 내 머무르는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은 주택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

 국민 대부분86.3%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의 평균 증가량은 4.4시간이며, 여성4.9시간이 남성3.9시간보다 

많았고, 특히 20대5.6시간와 학생6.3시간의 주택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

I 그림 5-29 I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 
머무는 시간 변화

일 평균
4.4시간
증가

응답자 특성별〈코로나 이후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량〉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성별 남성 3.9시간

여성 4.9시간

연령별 20대 5.6시간

30대 4.5시간

40대 4.5시간

50대 이상 3.9시간

직업별 학생 6.3시간
무직·은퇴·기타 5.8시간
전업주부 5.3시간
판매·서비스직 4.8시간
생산·운수직 4.7시간
전문·자유직 4.5시간
일용·작업직 4.5시간
자영업 4.1시간
농·어·축산업 3.7시간
사무·기술직 3.6시간
경영·관리직 3.4시간

늘어남

변화없음

줄어듬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늘어남
86.3%

12.8%
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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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코로나 발생 이후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공간〉

[성별] [연령별]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주제별 인식조사

Q1-2
코로나 발생 이후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공간은?

주택 내·외부공간 중 개인방, 거실, 주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   

 코로나 발생 이후 ‘개인방’47.7%과 ‘거실’45.6%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남

 1+2+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1순위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거

실’과 ‘주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주택 내부 공용공간의 기능적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 외부 공간 중에서는 실내 커뮤니티 시설보다는 주택 가까이에 있으면서 바깥 공기

를 접할 수 있는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과 ‘마당·정원’ 등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 

 성별 및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 및 20~30대는 개인방, 여성 및 40~50대는 거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I 그림 5-30 I  
코로나 발생 이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공간

개인방

47.7

74.0

거실

45.6

81.0

주방

4.8

50.1

마당/정원

0.8

12.3

욕실

0.4
10.7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

0.3

16.1

발코니/
베란다

0.3
7.8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시설

0.3
5.3

창고/
드레스룸

9060

80
50

70

40 60

30
50

20

40

10

30

20

10

개인방

84.7

53.5

37.635.3

개인방

55.6

39.7

거실

41.5

49.7

주방

0.8

8.7

거실

11.0

41.9

56.055.9

주방

2.9 4.2 4.9 5.7

00

1순위 1+2순위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1.30.0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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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5-31 I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외부생활에서 
공간별 중요도 변화

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2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외부 공간의 중요도 변화

Q2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외부 생활에서
공간별 중요도는 
어떻게 변하였나?

[ 내부공간 ] 거실, 개인방, 주방, 발코니·베란다 순으로 중요도가 높아짐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내부 생활을 하는데 있어 공간별 중요도는 ‘거실’3.78점이 가장 높

아졌고, ‘개인방’3.69점, ‘주방’3.56점, ‘발코니·베란다’3.28점 등이 그 뒤를 이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공간에 대해 공간별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주

방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외부공간 ] 마당·정원, 놀이터·실외 운동시설 순으로 중요도가 높아짐

 주택 외부 공간 중에서는 ‘마당·정원’3.31점,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3.14점 순으로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시설’2.89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졌

다고 평가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는 ‘마당·정원’3.53점, 아파트 거주자는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3.17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전반적으로 1인 가구보다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 외부공간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

개인방

35.8

59.5

거실

32.1

65.3

주방

48.3

49.3

욕실

74.3

23.2

발코니/
베란다

63.5

30.5

창고/
드레스룸

78.9

마당/정원

51.9

37.4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

44.3

34.5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 시설

52.3

20.8

3.69 3.78 3.56 3.24 3.28 3.08 3.31 3.14 2.89

4.7 2.7 2.3 2.5 6.0 7.3

13.8

10.7 21.3 26.9

주택 내부공간 주택 외부공간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점(5점 척도)

중요도가 낮아짐변함 없음중요도가 높아짐5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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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3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 · 이사 의향

Q3
국민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을 개선하거나
이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국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 또는 이사를 생각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생각한 국민은 전체의 

60.8%자주 생각함 17.3% + 가끔 생각함 43.5%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

를 나타냄

 주택 개선 및 이사에 대한 생각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30~40대 연령층, 4인 이상 

또는 1인 가구, 대도시 지역 및 아파트 거주자, 20평 미만의 소형 주택 거주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이사 의향〉

성별� 여성64.8% ＞ 남성56.9%

연령� 40대67.7% ＞ 30대65.1% ＞ 50대 이상58.6% ＞ 20대53.1%

가구원수 � 4인 이상64.0% ＞ 1인61.1% ＞ 3인58.5% ＞ 2인58.3%

지역� 대도시64.4% ＞ 중소도시58.9% ＞ 군지역51.8%

주택유형� 연립주택71.7% ＞ 아파트60.4% ＞ 단독주택59.5% ＞ 다세대·다가구58.6% …

주택면적� �10평 이상 20평 미만67.1% ＞ 10평 미만64.5% ＞ 20평 이상 30평 미만60.9% ＞ �
30평 이상 40평 미만60.6% ＞ 40평 이상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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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부면적, 공간활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 주택 개선 또는 이사 욕구 발생 

 1+2순위 종합 결과, 주택을 개선하거나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좁은 주택 

내부 면적’44.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용도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워

서’39.2%, ‘외부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36.8%, ‘주택 내 발코니, 테라스 등 바깥 공

기에 접하는 공간이 부족해서’35.3%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I 그림 5-32 I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  또는 이사 의향 및 그 이유

1순위 1+2순위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생각해 본 적
없음
31%

자주 생각함
17.3%

가끔 생각함
43.5%

주택 내부 
면적이 좁아서

사용하는 용도가
증가했으나

다용도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마당, 정원, 놀이터, 
실외 운동시설 등
외부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서

주택 내 발코니,
테라스 등

바깥공기에
접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기타주변 지역의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32.9

44.1

18.9

39.2

16.8

36.8

14.2

35.3

12.7
19.3

4.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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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4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 시 

추가·확장 희망 공간

Q4
주택을 개선한다면
추가 또는 확장을
희망하는 공간은?

내부공간은 개인방/거실/발코니·베란다, 외부공간은 마당·정원을 확장하기를 희망 

  주택 개선 시 면적이 늘어나거나 새롭게 생겼으면 하는 공간으로 ‘개인방’35.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거실’26.5%, ‘발코니·베란다’12.3% 순인 것으로 나타남

 주택 외부공간 중에서는 ‘마당·정원’9.8%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1+2순위를 종합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마당·정원’, ‘발코니·베란다’, ‘주방’ 등에 대

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공간 확장〉수요

여성	 	거실42.5% ＞ 개인방38.5% ＞ 마당·정원30.7% ＞ 발코니·베란다26.0% ＞ 주방22.5%

남성	 �개인방51.1% ＞ 거실48.1% ＞ 마당·정원22.7% ＞ 발코니·베란다19.1% ＞ 주방15.1%

  연령별로는 20대 연령층은 ‘개인방’과 ‘욕실’ 등 사적공간, 연령이 높을수록 ‘거실’과 ‘마

당·정원’, ‘발코니·베란다’ 등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

연령별〈공간 확장〉수요

개인방� �20대72.7% ＞ 30대52.6% ＞ 40대39.8% ＞ 50대 이상32.7% 

욕실� �20대12.9% ＞ 30대9.8% = 40대9.8% ＞ 50대 이상7.6%

거실� 50대 이상48.6% ＞ 30대47.4% ＞ 40대45.5% ＞ 20대34.9%

마당·정원� �50대 이상32.4% ＞ 40대30.5% ＞ 30대25.1% ＞ 20대9.6%

발코니·베란다� 50대 이상26.1% ＞ 40대22.2% ＞ 30대20.5% ＞ 20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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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5-33 I
코로나 발생 이후 주택 개선 시 
추가 또는 확장을 희망하는 공간

개인방 거실 발코니/베란다 마당/정원 주방 창고/드레스룸 욕실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시설

35.8

26.5

45.3

12.3 9.8 7.4

22.5
26.7

20.3

9.1
2.8

9.4
1.6

10.0

0.3
4.63.4

44.8

1순위 1+2순위

 주택면적별로는 30평 미만의 소형 주택 거주자일수록 ‘개인방’과 ‘거실’, 30평 이상의 중

대형 주택 거주자일수록 ‘마당·정원’, ‘발코니·베란다’,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주택면적별〈공간 확장〉수요

개인방� �10평 미만58.1% ＞ 10평 이상 20평 미만52.7% ＞ 30평 이상 40평 미만43.8% ＞ 
20평 이상 30평 미만42.3% ＞ 40평 이상40.2%

거실� �10평 이상 20평 미만50.9% ＞ 20평 이상 30평 미만49.1% ＞ 10평 미만45.2% ＞ 
30평 이상 40평 미만41.1% ＞ 40평 이상38.6%

마당·정원� �40평 이상32.3% ＞ 30평 이상 40평 미만31.9% ＞ 10평 미만24.2% ＞ � �
20평 이상 30평 미만23.0% ＞ 10평 이상 20평 미만20.4%

발코니·베란다� �30평 이상 40평 미만23.8% ＞ 40평 이상22.8% ＞ 20평 이상 30평 미만22.5% ＞ 
10평 이상 20평 미만21.0% ＞ 10평 미만17.7%

� �30평 이상 40평 미만13.6% ＞ 40평 이상11.0% ＞ 20평 이상 30평 미만8.6% ＞ 
10평 이상 20평 미만6.0% ＞ 10평 미만4.8%

놀이터·단지 내
실외 운동시설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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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5

주택 개선을 위해 

제공받고 싶은 건축서비스

Q5
국민들은 
주택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를 한다면
어떤 건축서비스를 
받고 싶어할까?

주택 개선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 서비스’를 가장 선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를 한다면, 주로 ‘기획 

및 컨설팅 서비스’69.8%를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시공’50.5%과 ‘설

계’49.6%는 비슷한 비율로 그 뒤를 이음

 이는 기획 및 컨설팅, 설계, 시공 3가지 중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써, 실제 시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은 약 50% 정도임을 의미

기획 및 컨설팅

69.8

시공

50.5

설계

49.6

I 그림5-34 I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개선하고자 
할 때 희망하는 건축서비스
(수요에 따라 3가지 모두 선택가능)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 주택면적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기획 

및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주제별 인식조사

주택유형 및 주택면적별〈기획 및 컨설팅 서비스〉수요

주택유형	 	연립주택73.6% ＞ 아파트70.5% ＞ 다세대·다가구68.0% ＞ 단독주택64.3% …

주택면적	 	40평 이상74.8% ＞ 30평 이상 40평 미만73.3% ＞ 20평 이상 30평 미만68.2% ＞ � �
10평 미만67.7% ＞ 10평 이상 20평 미만62.3%

주제별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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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인식조사

결과 6

주택 개선에 따른 

지불 의향 및 정도

Q6-1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경우,
건축서비스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은?

‘기획 및 컨설팅’과 ‘설계’는 500만원 미만, ‘시공’은 1,000만원~2,000만원 미만

 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기획 및 컨설팅’과 ‘설계’ 서비스는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지불

가능하다고 답변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공’에 대해서는 1,000만원~2,000만원 사이

로 지불가능하다는 응답26.3%이 가장 많았으나, 특정 금액대에 치중되지 않고 500만원

에서 3,000만원 이상까지 각각 20% 전후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

[ 기획 및 컨설팅 ]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 의향 금액이 커지는 경향

응답자 특성별〈기획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지불 의향

연령별 (지불의향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20대16.3% ＞ 30대13.0% ＞  40대12.8% ＞ 50대 이상11.8%

월평균 소득별 (지불의향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800만원 이상8.1% ＞ 600만원~800만원 미만5.7% ＞ 400만원~600만원 미만5.1% ＞ �
200만원~400만원 미만4.1% ＞ 200만원 미만1.4%

구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기획 및 컨설팅 68.7 18.3 8.3 2.8 2.0

설계 54.2 25.9 11.9 4.4 3.6

시공(공사) 15.8 20.8 26.3 19.5 17.8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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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2
구조 변경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경우,
건축서비스에 대한 
지불가능 금액은?

‘기획 및 컨설팅’, ‘설계’, ‘시공’ 모두 각각 2,000만원 미만

 구조 변경 등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까지 진행할 경우, ‘기획 및 컨설팅‘과 ‘설계’는 

‘2,000만원 미만’으로 지불가능하다는 응답이 70% 이상 집중되어 있어 2,000만원 이

상 지불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시공은 2,000만원 미만이 36.8%로 가장 많기는 하나, 3,000만원 이상 지불가능

하다는 비율도 38.1%에 이르고 있어, 공사의 규모와 수준, 형편에 따라 지불가능 금액을 

다양하게 인식함을 확인

[ 설계 ]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 의향 금액이 커지는 경향

응답자 특성별〈설계 서비스〉를 위한 지불 의향

연령별 (지불의향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20대25.8% ＞ 30대22.3% ＞  40대18.8% ＞ 50대 이상17.1%

월평균 소득별 (지불의향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800만원 이상27.6% ＞ 600만원~800만원 미만21.0% ＞ 400만원~600만원 미만20.6% ＞ �
200만원~400만원 미만18.2% ＞ 200만원 미만15.2%

[ 시공 ]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면적이 넓을수록 지불 의향 금액이 커지는 경향

응답자 특성별〈시공(공사)〉를 위한 지불 의향 

월평균 소득별 (지불의향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800만원 이상53.7% ＞ 400만원~600만원 미만42.5% ＞ 600만원~800만원 미만42.0% ＞ �
200만원~400만원 미만32.7% ＞ 200만원 미만16.7%

주택면적별 (지불의향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응답 합계)

40평 이상52.0% ＞ 30평 이상 40평 미만43.1% ＞ 20평 이상 30평 미만33.2% ＞ � �
10평 미만27.4% ＞ 10평 이상 20평 미만26.3%

구분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기획 및 컨설팅 80.8 13.3 3.4 1.7 0.9

설계 74.3 16.3 6.0 2.3 1.1

시공(공사) 36.8 25.1 16.5 10.8 10.8

Base� 일반국민 1,200명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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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수주액, 총기성액 등) – “공사

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 및 기성액

(1994-200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101&conn_path=I3. (

검색일: 2020.06.18)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

종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 및 기성

액(2008-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1&conn_

path=I3. (검색일: 2020.06.18)   

I 그림 2-2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종

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공공부문, 민

간부문, 국내 외국기관 등, 해외/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

G150101&conn_path=I3. (검색일: 2020.10.27)   

I 그림 2-3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수주액, 총기성액 등) – “공사

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 및 기성액(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내외국기관, 기타/ 1994-200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

01&tblId=DT_1G13101&conn_path=I3. (검색일: 2020.10.27)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종

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 및 기성액(공

공부문, 민간부문, 국내 외국기관 등, 해외/ 2008-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101&tblId=DT_1G150101&conn_path=I3. (검색일: 2020.10.27)   

I 그림 2-4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

종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5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수주액, 총기성액 등) – “공

사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1994-

200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101&conn_path=I3. (검색

일: 2020.05.20)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종

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2008-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6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

종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1&conn_path=I3. (검색일: 

그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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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I 그림 2-7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수주액, 총기성액 등) – “공

사종류/발주자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1994-

2007),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101&conn_path=I3. (검색

일: 2020.05.20)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사종

류/발주자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미기성액”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2008-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8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수주액, 총기성액 등) – “공

사지역/공사종류별 수주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 내 지자체별 수주액(1994-200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104&conn_path=I3. (검색일: 

2020.10.28)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공사실적편 총괄(계약액, 총기성액 등) – “공

사지역/공사종류별 계약액,기성액,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기성액” 내 지자체별 계약액(2008-201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104&conn_path=I3. (검색일: 

2020.10.28)   

I 그림 2-9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

역/공사종류별 수주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 및 기성액(1994-2007),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6)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종류

별 계약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 및 기성액(2008-2018),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6)   

I 그림 2-10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

종류별 계약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2018),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11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

종류별 수주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 및 기성액(1994-2007),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종류

별 계약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 및 기성액(2008-2018),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12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1973~2007: 8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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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수주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수주액 및 기성액(1994-2007), http://kosis.

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3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국가통계포털(2020),  「건설업조사」 - 건설업(2008~: 10차산업분류기준) - 해외건설(산업 및 공사실적) – “공사지역/공사종류

별 계약액,기성액,미기성액(해외건설)” 내 건축공사의 계약액 및 기성액(2008-2018),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50301&conn_path=I3. (검색일: 2020.05.20) 

I 그림 2-13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연도별 건축허가현황(동수/ 2001-20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16&tblId=DT_MLTM_2260&conn_path=I3. (검색일: 2020.04.28)   

 국가통계포털(2020),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연도별 건축물착공현황(동수/ 2001-2019),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64&conn_path=I3. (검색일: 2020.04.28)

I 그림 2-14 I 국가통계포털(2020),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연도별 건축허가현황(용도별/ 동수/ 2001-2019),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60&conn_path=I3. (검색일: 2020.04.28)   

 국가통계포털(2020),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연도별 건축물착공현황(용도별/ 동수/ 2001-2019),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64&conn_path=I3. (검색일: 2020.04.28)

I 그림 2-15 I 국토교통부(2020),  「 건설기술 용역업 통계 자료」 ,  h t t p : //w w w.m o l i t . go . k r/ USR / B O R D 0201/m _ 6 7/ DT L .

jsp?mode=view&idx=239658  (검색일: 2020.11.27)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 움터(2020), “2018년 1~6월 연면적 661㎡ 미만인 건축물 동수와 2018년 7~12월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 동수”, 내부자료.

 국가통계포털(2020),  「종합건설업조사」 - 발주기관별 공사규모별 공사종류별 기성실적(2018),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365&tblId=TX_36501_A016&conn_path=I3 (검색일:2020.09.15) 

I 그림 2-16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서비스산

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

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17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05)” 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K51002&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K52B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서비스산

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

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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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18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K510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K52B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K52C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I 그림 2-19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K510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

do?orgId=101&tblId=DT_1K52B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K52C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I 그림 2-20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05)” 

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K510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B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01&tblId=DT_1K52C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I 그림 2-21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K510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B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

gId=101&tblId=DT_1K52C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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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2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01&tblId=DT_1K510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수(사업체 규모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

d=101&tblId=DT_1K52B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인테리어 디자

인업 사업체수(사업체규모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

T_1K52C03&conn_path=I3. (검색일: 2020.08.26)

I 그림 2-23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

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DT_1K51002&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K52B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서비스산

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

blId=D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24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

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1993-200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DT_1K51002&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01&tblId=DT_1K52B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 사업체수” 내 건

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지자체별/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

rgId=101&tblId=D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25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수(지자체별/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

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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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2-26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사업체수(지자체별/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

d=D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27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사업체수(지자체별/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

lId=D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28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인테리어 디자

인업 사업체수(지자체별/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

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29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서비스산

업 종사자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

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30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8차개정(1993~2005) – “시도/산업/조직형태별 사업체수,종사자수(`93~̀ 05)” 내 건

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

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1993-2005),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

blId=DT_1K51002&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9차개정(2006~2015) – “시도 · 산업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06~)” 내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

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06-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

1&tblId=DT_1K52B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서비스산

업 종사자수(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

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2016-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

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I 그림 2-31 I 국가통계포털(2020),  「전국사업체조사」 - 10차개정(2006~) –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내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산업 종사자수(지자체별/ 2018),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

DT_1K52C01&conn_path=I3. (검색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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