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S R I  r e s e a r c h  n o t eSRI
리서치
노트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웹이나 플랫폼 등을 이용한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

하고자 2020년에 OECD는 디지털 공급사용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   본 연구는 OECD의 가이드라인과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알아본다.

    -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 관련 국내 자료를 검토하여 개선 내지 개발해야 할 기초통계 사항을 

제언한다.

Ⅱ. 디지털 공급사용표 개요

1   디지털 공급사용표 형식

●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기존 거시경제 프레임워크인 표준 공급사용표 내에서 디지털 부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품과 산업을 디지털과 비디지털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이들의 

합계는 표준 공급사용표와 일치한다.

●   디지털 공급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1>과 같다. 열로 표시되는 산업은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이외 산업인 기타 산업으로 구분되고, 행으로 표시되는 상품은 ICT 제품 및 서비스

(a), 디지털화 영향을 크게 받는 비디지털 상품(b), 비디지털 상품(c), 2008SNA에서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d)으로 구성된다.

    -   열의 디지털 산업은 디지털 기반산업, 수수료를 부과하는 디지털 중개플랫폼, 데이터 및 광고 

기반 디지털 플랫폼, 중개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 디지털 도소매업자,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기업, 디지털로만 운영하는 기타 생산자의 7개 부문으로 세분된다. 

    -   행으로 표시되는 상품 중 아직 추계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2008SNA에서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d)’을 제외한 상품 a, b, c의 합계가 표준 공급사용표의 합계와 일치한다.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방안 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규모와 전체 경제에 대한 디지털 경제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가 제안한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 방안과 실제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디지털 공급

사용표를 작성하려면 각 국가들은 기초통계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한데,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 전자상거래 및 공급방식별 서비스 무역 관련 부문의 개선ㆍ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도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체조사와 ICT 승인 통계의 조사 

항목 개선 및 공급방식별 서비스 무역통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박소현
통계개발원 서기관

·   본 리서치 브리프는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디지털 공급사용표(위성계정) 작성방안 연구」 (2023. 4. 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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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배달은 서비스만 가능하며, 항상 디지털로만 주문된다는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표 1>의 디지털 공급표의 각 항목과 디지털 사용표의 수출을 디지털 배달과 

비디지털 배달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2   작성 방법

●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 방법의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표준 공급사용표 각 칸의 값 중 오로지 디지털에 해당하는 칸의 값은 해당 디

지털 상품×산업 칸으로 이동한다.

●   디지털 사용표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2>와 같다. 열의 중간소비는 디지털 산업과 기타

산업으로 구분된다.

●   디지털 공급사용표는 주문과 배달이 디지털 방식인지 비디지털 방식인지를 세분하여 작성한다.

    -   디지털로 주문은 상대로부터 직접 주문인지 중개 플랫폼을 통한 주문인지 구분한다. 

중개 플랫폼은 다시 거주지 소재 중개 플랫폼과 비거주지 소재 중개 플랫폼으로 나누며, 

각 상품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문 유형에 따라 세분하여 작성한다.

[표 1] 디지털 공급표 기본 형식

                                        산업 
상품

디지털 산업 
총산출(A)

기타 산업 
총산출(B)

국내 총산출
(A+B)

수입(C)
총공급

(A+B+C)

총계(=a+b+c)

ICT 제품 및 서비스 
합계(a)

합계 (=a1+a2+a3+a4)

ICT 제품(a1)

유료 디지털 서비스(a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a3)

디지털 중개 서비스(a4)

디지털화 영향을 크게 받는 비디지털 상품 합계(b)

비디지털 상품 합계(c)

2008SNA에서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d)

[표 2] 디지털 사용표 기본 형식

                   산업

상품

디지털 산업
총

중간소비(A)

기타 산업
총

중간소비(B)

총
중간소비
(A+B)

최종
소비(C)

총자본
형성(D)

수출(E) 총수요
(A+B+C
+D+E)

디지털
배달(E1)

비디지털
배달(E2)

총계(=a+b+c)

ICT 제품 및 서비스 합계(a)

디지털화 영향을 크게 받는 
비디지털 상품 합계(b)

비디지털 상품 합계(c)

총 중간소비(=a+b+c)

총부가가치(V)

산출(=a+b+c+v)

2008SNA에서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d) 

[표 3] 주문 방법을 반영한 디지털 공급표

                                        산업
상품

디지털 산업 
총산출(A)

기타 산업 
총산출(B)

국내 총산출
(A+B)

수입(C) 총공급
(A+B+C)

총계(a+b+c)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주문

  거주지 디지털 중개플랫폼으로 주문

  비거주지 디지털 중개플랫폼으로 주문

비디지털 방식으로 주문

ICT 제품

및

서비스

합계(a)

합계 (=a1+a2+a3+a4)

ICT 제품(a1=a11+a12)

디지털 방식으로 주문(a11=a111+a112+a113)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주문(a111)

  거주지 디지털 중개플랫폼으로 주문(a112)

  비거주지 디지털 중개플랫폼으로 주문(a113)

비디지털 방식으로 주문(a12)

유료 디지털 서비스(a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a3)

디지털 중개 서비스(a4)

디지털화 영향을 크게 받는 비디지털 상품 합계(b)

비디지털 상품 합계(c)

2008SNA에서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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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가이드라인에 가장 충실하게 작성한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작성 방법을 비교해

보면, 표준 공급사용표 작성에 이용한 표본 사업체의 가중치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   캐나다는 디지털 산업을 추계하는 데 표준 공급사용표를 행정자료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왜냐하면 표준 공급사용표 작성에 사용한 

표본의 층별 가중치 부여에 디지털 산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네덜란드는 표준 공급사용표 작성에 포함된 업체들 수준에서 디지털 산업을 재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검토한 결과 캐나다가 염려한 디지털 산업 고려 유ㆍ무에 따른 

가중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업체 수준에서 재집계 방식을 이용하였다.

●   국가별 작성 사례를 검토해 보면, 디지털 산업의 경우 ‘디지털 기반산업’은 OECD가 지정한 

산업을 기반으로 표준 공급사용표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의 경영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   ‘디지털 도소매업’은 대부분의 국가가 도소매업조사에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므로 추계가 

가능하다. ‘중개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은 산업별 연간 조사에 중개 플랫폼에 의존하는 

정도를 추가로 조사한다면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   ‘수수료 부과 디지털 중개 플랫폼’, ‘데이터 및 광고 기반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로만 

운영되는 기타 생산자’는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업체들을 구분할 자료가 없고 이들에 대한 

모집단 구성부터가 어렵다. 

●   디지털 상품 중 ‘ICT 제품’, ‘유료 디지털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OECD가 

지정한 해당 상품 리스트가 있으므로 표준 공급사용표에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료 

디지털 중개서비스’는 거주지 디지털 중개플랫폼으로부터 추계가 가능하므로 디지털 중개

플랫폼업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   디지털로 주문은 거주지 디지털 중개 플랫폼과 비거주지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통한 주문 

구분이 필요하므로 디지털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   디지털 배달은 디지털 산업과 비디지털 산업의 총산출 및 수출입에서 추계하는데, 공급

    -   둘째, 디지털과 비디지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칸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과 

비디지털의 비율을 추계하여 해당 칸의 값을 분할 한 후 해당 디지털 상품×산업 칸과 

해당 비디지털 상품×산업 칸으로 분할 값을 각각 이동한다. 

    -   셋째, 오로지 비디지털에 해당하는 칸의 값은 해당 비디지털 상품×산업 칸으로 

이동한다.

●   기본 논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작성 과정에는 많은 관련 자료와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과 비디지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디지털 부문과 비디지털 부문의 투입 구조

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한 국가들은 생산함수가 동일

하다고 즉 투입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Ⅲ. 주요국의 작성 방법 및 결과

1   작성 방법

●   미국, 호주, 영국은 OECD의 7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별로 

디지털 산업을 정의하고 디지털 경제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디지털 공급표만 작성하였다. 

●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는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지털 공급표와 사용표를 작성

하였다.

    -   캐나다는 7개 디지털 산업을 모두 구분해서 추계하였다.

    -   일본은 기초 자료 부족으로 ‘디지털 도소매업자’중 도매업자와 ‘디지털로만 운영하는 

기타 생산자’는 추계하지 못했고 ‘중개 플랫폼에 의존하는 기업’에 자사 사이트에 의존

하는 기업을 포함 추계하였다.

    -   네덜란드는 ‘디지털로만 운영하는 기타 생산자’가 규모가 큰 1개 업체와 작은 규모의 몇 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업체의 비밀보장을 위해 구분해서 추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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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는데, ITIS에 공급방식1(Mode1)에 대한 조사를 포함 실시하고 있다.

    -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서비스 무역을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네 가지 공급방식이 포함되며, 이 중 공급방식1(Mode1)이 디지털 배달에 

해당한다.

    -   공급방식1(Mode1)은 서비스가 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다른 국가에서 소비될 때를 의미

한다. 예를 들어 법률회사가 인터넷으로 해외 고객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한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의 회사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는 경우이다.

●   캐나다의 ITIS 조사에는 9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 중 BP21S International Transaction 

in Commercial Services에 공급방식1(Mode1)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   캐나다는 국가별 범주별 해외에 판매한 상업적 서비스와 구입한 서비스 금액조사와 함께 

해외에 원격으로 배달한 상업 서비스의 비율을 구간 값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 

2016년 캐나다는 수입한 서비스의 58%, 수출한 서비스의 57%가 원격으로 배달되었다. 

●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ITIS 조사는 없고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표 작성을 위해 해운사, 

항공사, 상업송달업체, 우편사업체, 보험사, 통신사, 운용리스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공식적인 조사만 있어 ITIS 조사와 공급방식1(Mode1)의 조사 개발이 필요하다.

2   디지털 중개 플랫폼 통계

●   6개 국가의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 방법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하려

면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분류 기

준으로 조사한 사업체에서 디지털 중개플랫폼 기업을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네덜란드는 

’Monitor online platform’ 조사통계를 개발하였다.

    -   네덜란드는 디지털 중개 플랫폼 업체가 사업체 등록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웹스크래핑, 모델링 및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먼저 구성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

으로 수익모델, 매출, 부가가치, 공급자와 수요자의 국내외 지역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방식별 서비스무역 조사통계를 통해 수출의 디지털 배달 비율이 추계된다.

●   6개 국가의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 방법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하려면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 종사하는 업체 자료와 공급방식별 서비스무역 조사통계가 필수이다. 

2   추계 결과

●   <표 4>는 6개 국가의 2018년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전체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별로 디지털 경제를 정의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제한이 있지만 각 국가의 전체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5~10%로 규모가 

작지 않다.

Ⅳ. 디지털 경제 관련 주요 통계

1   공급방식별 서비스 무역통계

●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디지털로 배달한 수출입 추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공급방식(Mode)별 

서비스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국제수지표 작성에 관세청 

자료와 외환결제 자료 이외에 ITIS(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 이하 ITIS)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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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8년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전체 경제에 대한 비율

국가 미국 캐나다1) 호주1) 영국2) 일본 네덜란드

연도 2018 2018 2018~2019 2018 2018 2018

GDP 
부가가치(A)

20조 5,331억$ 2조  799억$ 1조 8,199억$ 1조 9,254억￡ 545.1조¥ 6,926억￡

디지털 경제 
부가가치(B)

 1조 9,451억$    1,114억$ 1,017억$
892억￡

(5,171억￡) 
41.4조¥ 553억￡

디지털 경제 
비중(B/A)

9.5% 5.4% 5.6%
4.6%

(26.6%)
7.6% 8%

1) 자국화폐 기준 $, 2) 영국의 (    )는 디지털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비디지털 상품을 포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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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조사로 변경되어 온라인을 통한 소비의 동향 추이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   통계청의 연간 사업체조사를 검토해 보면 온라인 매출액 비율은 도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등 8개 산업에서 조사하고 디지털 플랫폼 거래 매출액 비율은 도소매업(G), 

숙박 및 음식점업(I) 및 정보통신업(J)에서 조사하고 있다. 

    -   조사표의 설명을 보면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데다 별개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응답자가 잘못 응답할 수 있다. 

    -   그러므로 OECD 기준을 참고하여 ‘매출 유형별 구성비’ 관련 조사 항목을 <표 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설계하고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사업체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Ⅴ. 시사점

●   본 연구에서 디지털 공급사용표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과 6개 국가의 작성 사례를 

검토한 결과, 자료의 제약으로 아직 완전한 디지털 공급사용표를 작성하는 국가는 없다. 

현재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가장 상세히 추계하고 있어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작성 사례를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O2O(온라인 및 오픈라인 결합) 서비스산업 시장조사를 1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중개 플랫폼의 사업 부문을 7개 부문, 42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해당 사업 부문에서 

활동 여부 및 매출 유형별(판매료, 이용료, 광고료, 수수료, 가입비) 매출액과 플랫폼 

거래액 등을 조사한다.

    -   디지털 공급사용표에 본 조사를 사용하려면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추계가 가능하도록 비용에 대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역별 비율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도록 이를 측정

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통계

●   디지털로 주문에서 ‘상대방과 직접 거래’와 디지털 산업에서 ‘디지털 도소매업’을 추계하

려면 전자상거래 통계가 필요하다. 흔히 전자상거래는 도소매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에서도 자사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웹이나 앱을 통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OECD는 엑스

트라넷이나 EDI(전자데이터 교환)거래도 전자상거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캐나다는 거의 모든 서비스업 연간 사업체 조사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는 제조업 연간 사업체 조사에도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

하였다.

    -   캐나다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항목에 업체의 총수입, 전자상거래 수입 및 전자상거래에 

이용하는 수단 유형(자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3자 웹사이트, EDI, 기타), 전자상거래 

담당 정규직원 유무,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과거에 통계청에서 전자상거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월간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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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체 조사의 매출 유형비 구성비 조사항목

 매출 유형별 구성비

 ① 자사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자사 직접 운영하는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②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 디지털 중개 플랫폼 운영업체에 위탁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자사 소유)

 ③ EDI, 엑스트라넷 이용 판매

 ④ 오프라인에서 판매: 직접 대면,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판매한 경우

합계
①   자사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판매

②   디지털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

③   EDI 엑스트라넷 
이용 판매

④   오프라인에서 
판매

②-1   거주지  
중개 플랫폼

②-2   비거주지 
중개 플랫폼

1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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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경우 처음에는 미국의 작성 사례를 따라 2019년에 디지털 공급표를 우선 작성

하였고, 2021년 4월에 현재 추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공급표와 사용표를 새로이 추계

하였다. 

    -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도 추계 방법이 간단한 미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디지털 경제 규모

를 우선 추계하면, 디지털 공급사용표 작성을 위해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서비스무역의 공급방식1’ 관련 조사통계 개발 및 디지털 중개 

플랫폼 업체 조사와 연간 사업체조사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개인이 온라인

에서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커졌으므로 가구대상 관련 조사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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