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최근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없는 성장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바, 앞서 경

기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통해 그 현실성을 검토

- 미국에서는 2 0 0 1년 1 1월의 경기저점 이후에도 2 0 0 3년 여름까지 노동시

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그 원인으로 예전보다 느린 경기회복 속도, 높은 실질고용비용, 고용

관행 변화, 인력의 외주 확산, 생산성 향상 등이 지적

ㅇ 2 0 0 3년 9월 이후부터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가 연속 5개월째 증가 및 보

합세를 유지하고, 실업률도 2 0 0 3년 6월 이후 매달 감소하여 고용회복 가

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음.

- 그러나 9 0년대 후반 이후 GDP 증가율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구조적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어, 앞으로 경기

회복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가 나타나더라도 그 크기는 크지 않을

전망

ㅇ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수출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이 가시화되어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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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경제의 일자리 없는 성장 - 현황과 전망



일자리 없는 성장 논의의 배경

○ 최근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없는 성장 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보다 앞서 경기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미 이에 대한 논란

이 상당기간 지속

- 특히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없는 성장 논란은 2 0 0 1년 11월의 경기저

점 이후에도 2 0 0 3년 여름까지 노동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본격화

·2 0 0 1년에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던 G D P 증가율은 2 0 0 1년

4 / 4분기를 지나면서 플러스로 반전되어 2 0 0 3년 2 / 4분기 3 . 1 %에 이

어 2 0 0 3년 3 / 4분기 8 . 2 %까지 높아짐.

- 그러나 실업률은 2 0 0 1년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여 2 0 0 3년 6월에는

6 . 4 %까지 상승, 경기저점이었던 2 0 0 1년 11월(5 . 6 %)보다도 0 . 8 % 포인

트 높은 수준을 보였음.

○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상황을 잘 보여주는 취업률( =취업자/1 6세 이상

인구)의 경우, 2 0 0 3년 9월 6 2 . 1 %로 가장 낮게 나타난 이후 2 0 0 3년 1 0

월, 11월에 소폭 상승하여 개선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1 2월에 다시

감소하여 6 2 . 2 %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취업률도 경기저점 당시보다 2 . 1 % 포인트 낮은 상태이며,

경기저점으로부터 거의 2년 이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처럼 취업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6 0년대

이후만을 대상으로 할 때, 1 9 6 1년 8월 저점 이후의 취업률 더블딥

(D o u b l e - d i p) 당시에도 저점으로부터 1 8개월 이후인 1 9 6 3년 2월 이후

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였고,

·9 0년대 이전까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의 시차를 두고 경기

저점 이후 취업률이 상승하였으며,

·고용없는 성장 논란의 배경이 되었던 9 0년대 초반의 경우에도

1 9 9 1년 3월 저점으로부터 1 9개월 이후인 1 9 9 2년 1 0월부터는 취업

률이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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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미국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계절조정치)

단위：%, 천명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주주：(   ) 안은 전월비 증감.

실업률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가구조사(CPS) 기준

(전산업)

사업체조사(CES) 기준

(비농전산업)

2 0 0 1 . 1 1

1 2

5 . 6

5 . 8

( 0.2)

( 0.2)

8,020 

8,291 

( 297)

( 271)

6 6 . 7

6 6 . 7

( - 0 . 1 )

( 0.0)

136,234 

136,078 

( - 2 1 3 )

( - 1 5 6 )

130,900 

130,661 

( - 2 9 8 )

( - 2 3 9 )

2002.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5 . 6

5 . 6

5 . 7

5 . 9

5 . 8

5 . 8

5 . 8

5 . 8

5 . 7

5 . 8

5 . 9

6 . 0

( - 0 . 2 )

( 0.0)

( 0.1)

( 0.2)

( - 0 . 1 )

( 0.0)

( 0.0)

( 0.0)

( - 0 . 1 )

( 0.1)

( 0.1)

( 0.1)

8,126 

8,184 

8,278 

8,578 

8,397 

8,384 

8,400 

8,335 

8,269 

8,363 

8,565 

8,698 

( - 1 6 5 )

(  58)

(  94)

( 300)

( - 1 8 1 )

( -13)

(  16)

( -65)

( -66)

(  94)

( 202)

( 133)

6 6 . 4

6 6 . 7

6 6 . 6

6 6 . 7

6 6 . 7

6 6 . 6

6 6 . 6

6 6 . 6

6 6 . 8

6 6 . 6

6 6 . 4

6 6 . 4

( - 0 . 3 )

( 0.3)

( - 0 . 1 )

( 0.1)

( 0.0)

( - 0 . 1 )

( 0.0)

( 0.0)

( 0.2)

( - 0 . 2 )

( - 0 . 2 )

( 0.0)

135,715 

136,362 

136,106 

136,096 

136,505 

136,353 

136,478 

136,811 

137,337 

137,079 

136,545 

136,459 

( - 3 6 3 )

( 647)

( - 2 5 6 )

( -10)

( 409)

( - 1 5 2 )

( 125)

( 333)

( 526)

( - 2 5 8 )

( - 5 3 4 )

( -86)

130,578 

130,510 

130,481 

130,415 

130,411 

130,383 

130,204 

130,224 

130,289 

130,408 

130,409 

130,198 

( -83)

( -68)

( -29)

( -66)

(  -4)

( -28)

( - 1 7 9 )

(  20)

(  65)

( 119)

(   1)

( - 2 1 1 )

2003.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5 . 7

5 . 8

5 . 8

6 . 0

6 . 1

6 . 4

6 . 2

6 . 1

6 . 1

6 . 0

5 . 9

5 . 7

( - 0 . 3 )

( 0.1)

( 0.0)

( 0.2)

( 0.1)

( 0.3)

( - 0 . 2 )

( - 0 . 1 )

( 0.0)

( - 0 . 1 )

( - 0 . 1 )

( - 0 . 2 )

8,428 

8,581 

8,519 

8,799 

8,957 

9,245 

9,048 

8,929 

8,966 

8,797 

8,653 

8,398 

( - 2 7 0 )

( 153)

( -62)

( 280)

( 158)

( 288)

( - 1 9 7 )

( - 1 1 9 )

(  37)

( - 1 6 9 )

( - 1 4 4 )

( - 2 5 5 )

6 6 . 3

6 6 . 3

6 6 . 2

6 6 . 4

6 6 . 3

6 6 . 5

6 6 . 3

6 6 . 2

6 6 . 1

6 6 . 2

6 6 . 2

6 6 . 0

( - 0 . 1 )

( 0.0)

( - 0 . 1 )

( 0.2)

( - 0 . 1 )

( 0.2)

( - 0 . 2 )

( - 0 . 1 )

( - 0 . 1 )

( 0.1)

( 0.0)

( - 0 . 2 )

137,447 

137,318 

137,300 

137,578 

137,505 

137,673 

137,604 

137,693 

137,644 

138,095 

138,533 

138,479 

( 988)

( - 1 2 9 )

( -18)

( 278)

( -73)

( 168)

( -69)

(  89)

( -49)

( 451)

( 438)

( -54)

130,356 

130,235 

130,084 

130,062 

129,986 

129,903 

129,846 

129,881 

129,980 

130,080 

130,123 

130,124 

( 158)

( - 1 2 1 )

( - 1 5 1 )

( -22)

( -76)

( -83)

( -57)

(  35)

(  99)

( 100)

(  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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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는 성장의 원인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

○ 미국의 일자리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됨

(한국은행, 2 0 0 3) .

- ①예전보다 느린 경기회복 속도, ②높은 실질고용비용, ③고용관행

변화, ④인력의 외주 확산, ⑤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고용감소 등

- 완만한 경기회복은 엔론사태, 이라크전쟁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

높은 실질고용비용은 물가상승률 하락과 의료비·연금 등 간접고

용비용 부담 증가, 고용관행 변화는 임시직·계약직 충원 및 영구

해고의 확대, 인력의 외주 확산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해외 채용

확대, 생산성 향상과 구조적 고용감소는 I T 영향과 과잉투자에 대

한 조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한편, 일자리 없는 성장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한편에서 존재. 특히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취업자에 대한 조사 방식에 따라 그 추세가 달

<그림 1 > 1 9 6 0년 이후 취업률 추이
단위：%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 N a t i o n a l B u r e a u o f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주주：취업률 자료는 C P S 기준, 실선은 경기저점 시점을 표시.

6 6

6 4

6 2

6 0

5 8

5 6

5 4

6 0 6 5 7 0 7 5 8 0 8 5 9 0 9 5 2 0 0 0

취 업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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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나타났기 때문

- 즉 사업체조사(C E S) 기준 취업자(비농전산업, 계절조정)는 지난 경

기저점 이후 감소 추세가 유지된 반면, 가구조사(C P S) 기준 취업자

(전산업, 계절조정)는 2 0 0 2년 1월 1억 3 , 5 7 1만 5 , 0 0 0명을 저점으로

비교적 꾸준히 증가, 2 0 0 3년 1 2월 현재 경기저점보다 2 7 6만 4 , 0 0 0명

많게 나타남( <그림 2> 참조) .

-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 현상은 통계조사상의 문

제에 따른 것이며, 실질적으로‘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가설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

·즉 사업체 부문에서 탈락된 취업자들이 자영업이나 기타 비임금

노동, 혹은 기존 사업체 조사대상 표본 이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사업체조사에서는 이들을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 가구조

사에서는 이들을 포착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증감은 가구조사 결

과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가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 6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이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고용사정이 현저

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

<그림 2 > 조사종류별 취업자 추이(계절조정)
단위：천명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주주：추세치는 H o d r i c k - P r e s c o t t 필터로 산출.

2 0 0 1 . 1 7 2 0 0 2 . 1 7 2 0 0 3 . 1 7

1 3 9 , 0 0 0

1 3 8 , 5 0 0

1 3 8 , 0 0 0

1 3 7 , 5 0 0

1 3 7 , 0 0 0

1 3 6 , 5 0 0

1 3 6 , 0 0 0

1 3 5 , 5 0 0

취업자(가구조사) 추세

2 0 0 1 . 1 7 2 0 0 2 . 1 7 2 0 0 3 . 1 7

1 3 3 , 0 0 0

1 3 2 , 0 0 0

1 3 1 , 0 0 0

1 3 0 , 0 0 0

1 2 9 , 0 0 0

취업자(사업체조사)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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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소 개선 기미를 보이는 미국 노동시장

○ 한편, 2 0 0 3년 9월 이후부터는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계절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심스럽게‘일자리 있는 성장’가능성

도 대두

-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는 2 0 0 3년 8~11월 연속 4개월간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 1 2월에는 1 , 0 0 0명 증가로 전월과 보합세를 유지

-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증가 혹은 보합세를 유지한

것은 지난 경기 저점 이후 처음

·2 0 0 2년 8~11월의 연속 4개월 증가 혹은 보합 유지 당시에는 가구

조사 기준 취업자의 비교적 큰 폭 감소를 동반하였으나, 최근에

는 가구조사 기준 취업자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소폭임.

○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 동향을 살펴 보면, 최근의 취업자 증가가 비교

적 그 내용 면에서 건실함을 알 수 있음( <표 2> 참조) .

<그림 3 > 조사종류별 취업자(계절조정) 전월비 증감 비교
단위：천명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2 0 0 1 . 1 7 2 0 0 2 . 1 7 2 0 0 3 . 1 7

1 , 5 0 0

1 , 0 0 0

5 0 0

0

- 5 0 0

- 1 , 0 0 0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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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 0 0 3년 1월의 비교적 큰 폭 증가의 경우,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세가 상당한 가운데, 레저산업 등 서비스업의 대폭 증가에 따라 나

타난 것으로, 2월 이후 다시 서비스산업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7

월까지 계속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음.

- 그러나 8월 이후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과거보다 꾸준히 줄어

드는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비교적 견조하게 유지되면

서 전체 취업자 전월 대비 증가 및 보합세가 2003년 12월까지 5개

월 연속 이어짐.

○ 실업률의 경우에도 2 0 0 3년 6월 6 . 4 % 이후 거의 매달 감소세를 유지,

2 0 0 3년 1 2월 현재 5 . 7 %까지 하락하여 실업상황도 외견상 호전

-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수(계절조정)도 2 0 0 3년 4월 1 9일 4 5만 9 , 0 0 0건

을 정점으로 비교적 꾸준히 하락하여 2 0 0 4년 1월 1 0일 현재 3 3만

4 , 0 0 0건으로 2 0 0 3년 1 0월 4일 이후부터는 연속 1 5주 4 0만건 이하를

기록

전 체 건 설 업 제 조 업 서비스업

1월 158 7 -38 193

2월 -121 -38 -60 -24

3월 -151 20 -48 -119

4월 -22 40 -79 18

5월 -76 26 -49 -55

6월 -83 14 -54 -46

7월 -57 4 -61 3

8월 35 21 -39 54

9월 99 16 -19 103

10월 100 4 -17 112

11월 43 14 -26 55

12월 1 14 -26 13

<표 2 > 사업체조사 기준 업종별 취업자(계절조정) 전월비 증감

단위：천명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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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에는 2 0 0 3년 9~11월 소폭 증가 혹은

보합을 유지하다가 1 2월에 - 0 . 2 % 포인트 감소한 6 0 . 0 %로 1 9 9 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물론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은 9 0년대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

히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 0년대 후반 6 0 %에 미

치지 못하던 수준에서 거의 일관된 증가세를 유지, 9 0년대 초반에

6 6 % 후반대까지 상승

·9 0년대 초 이후 그 증가세가 소폭 증가 혹은 정체된 이후, 2 0 0 0년

4월의 6 7 . 3 %를 정점으로 최근까지 빠르게 하락하여 9 0년대 초반

수준으로 되돌아감.

- 따라서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최근의 감소 경향이 지속되면 8 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존재

여전히 불투명한 노동시장 전망

○ 따라서 최근 미국 노동시장에서 경기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취업

<그림 4 > 최근의 월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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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활 률 실 업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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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가, 실업률 감소 등 호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본격

적인 고용 회복을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

- 즉 경기 저점과 비교하여 2 0 0 3년 1 2월 현재 실업률이 0 . 1 % 포인트,

실업자가 3 7만 8 , 0 0 0명 많은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0 . 7 % 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자도 사업체조사 기준 7 7만 6 , 0 0 0명이 낮음.

- 또한 현재의 고용회복이 이라크전쟁 장기화에 따른 징집인력 대체

효과 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바, 최근의 소폭 개선 상황이

실질적인 고용사정 개선에 따른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

·1 2월 현재까지 약 1 7만여 명이 징집되어 이들에 대한 대체 임시

직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근본적으로 최근의 느린 고용회복은 구조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경기 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 나타나더라도 그 크기는 크지 않을 것임.

<그림 5 > GDP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치 비교

자료：B u r e a u o f E c o n o m i c A n a l y s i s ; 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자주：증가율은 계절조정 계열의 전분기 연율(a n n u a l r a t e) 기준, 추세치는H o d r i c k - P r e s c o t t 필터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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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 9 6 0년 이후 9 0년대 초까지는 G D P 증가율 추세보다 비농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세가 낮게 유지되었으나, 9 0년대 후반 이후에

는 G D P 증가율 추세보다 비농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세가 높

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 참조) .

- 이러한 현상은 I T화, 조직슬림화, 산업구조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

으로, 이러한 현상이 조만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 않음.

○ G D P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현상 자체는 1 9 6 0년 이후

2 0 0 0년 이전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관찰되었음.

- 그러나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은 G D P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초

과하는 폭이 9 0년대 중반을 경과하면서 뚜렷이 감소하는 가운데,

2 0 0 2년 2분기, 2 0 0 1년 1분기의 소폭 플러스를 제외하면 2 0 0 0년 3분

기 이후 거의 1 3분기 계속 마이너스라는 점( <그림 6> 참조)

- G D P 증가율의 생산성 증가율 초과분과 사업체 취업자 증가율의 움

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림 6>, <그림 7 >

참조), G D P 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을 추세적으로 하회하는 상황

<그림 6 > GDP 증가율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초과분 추이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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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 w . k i e t . r e . k r

에서 사업체 취업자 증가율이 견조한 플러스로 나타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가구조사 기준 취업자가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와 최근 다

소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업체조사 기준 취업자가 부진

한 상태에서 가구조사 기준 취업자도 뚜렷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물론 노동생산성 증가가 계속 G D P 성장을 상회하기 곤란할 것이고,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빨라지면 고용 회복도 가시화될 것이나,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점은 최근 경기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출 부문의 고용흡수력 자체가 그리 크지 않

은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고용 증가가 조만간 나

<그림 7 > 사업체조사 기준 비농전산업 취업자 증가율 추이

자료：B u r e a u o f L a b o r S t a t i s t i 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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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리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성장과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필요

·특히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주요 수출산업의 국내 산업과

의 내포적 연관관계를 확충하여 수출 호조가 부품소재산업의 호

조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미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유도, 생산기

지의 해외이전 속도 조절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이 필요

-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고용 흡수력이 저하

되는 경우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이를 제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한계

·따라서 단기적 성과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전략이 장기적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조화를 이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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