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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condition of a long-term forecast and analyzed the demand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each field. The detailed policy plans of a long-term forecast and its 
follow-up task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need for promotion of a long-term forecast and the name 
of a ‘long-term forecast’ should be promoted. Second, the media of offering information needs to be 
promoted. Third, an in-depth survey of each segmented industry should be conduct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ailored information system. Fifth,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ata delivery system according to corporate size. Sixth, it is required to provide relevant authorities with 
information in consideration of a regional scale. Seventh, the support of weather policies regarding a long-
term forecast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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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물순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가뭄, 폭염 또는 이상고온, 

한파 또는 이상저온, 호우 등)의 발생이 빈번해짐

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일정기간(보통 수주 또

는 수개월)의 기후예측 정보 수요가 크게 증가하

고 있다. 가공된 기후정보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의 다양한 분야(국가안보, 수자원, 에너지, 보건, 

농업, 생태자원, 자연재해 예방 등)에서의 위험 

관리 과정에서 정책기획, 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

한 의사결정 과정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상·기후에 의한 직·간접적

인 영향이 미국 GDP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연

구에서도 말해주듯이 다양한 기후정보는 산업 및 

경제활동의 각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상청, 2010).

우리나라의 경우도 에너지, 물 관리, 제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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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

후예측 정보, 특히 최근에는 장기예보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후예측정보 사

용자의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부문의 수요

에 부응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후예측 서비스가 절

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상예보는 여러 중장기예보가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정보로서 활용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외 시장 사례를 들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청의 현업 기후예측에는 장기예보(long-

term forecast)와 기후전망(climate outlook)이 있

다.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은 평년(1981-2010년)값

과 비교해 3분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음, 비슷,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수량

은 평년보다 많음, 비슷, 적음으로 구분하여 발표

하고 있다. 

장기예보는 예보기간에 따라 1개월 전망(one-

month outlook)과 3개월 전망(three-month out-

look)으로 구분한다. 발표 내용은 기압계 동향 및 

전망을 포함해 1개월 전망은 순별 평균기온과 강

수량 예상에 대해, 3개월 전망은 월 평균기온과 

강수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개월 전망은 매월 

3일, 13일, 23일에, 3개월 전망은 매달 23일에 주

간예보 구역과 같이 한반도 전체에 대해 12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예보발표

일이 주말·공휴일이면 평일로 조정하여 하루 

늦게 혹은 미리 발표하고 있다(기상청, 2010)(표 

1). 

이와 같은 장기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 성과는 매우 미진

하며 장기예보의 통계모델링(김백조 외, 1996; 김

기훈 외, 2001;박원희 외, 2003; Shi Yong Yoo 외, 

2004; 윤원태 외, 2007; 손건태 외, 2009; 안중

배 외, 2009)과 장기예보에 대한 기후지역구분(문

자연 외, 2008) 그리고 에너지산업분야에서 장기

예보의 현황과 활용방안(신정엽 외, 2011)에 대한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예보의 사회경제적 수요 및 현

황 파악을 통한 정책연구로서 다양한 분야의 장기

예보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장기예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장기예보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고 분야

별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1

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

한 유효표본수는 1,046명이다(표 2).

먼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1차로 무작

위표본추출법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표 1. 기상청 장기예보

종류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발표일 매월 3, 13, 23일 매월 23일

예보형태
3분위 결정

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예보내용 순 평균기온 및 강수량 월 평균기온 및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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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시와 도단위지역으로 구분한 후 샘플수를 배

정하였고 장기예보 관련 업종을 공공/유관기관, 

농림수산업/축산업, 광업/건설업, 상업/유통업, 

관광레저업, 제조업, 기타종사자,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해당 지역과 업체를 사전에 조

사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

였으며 일반주민은 각 지역의 일선학교의 담임선

생님과의 협조를 구하여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기타 필요한 경우 전화/우편/이메

일/팩스로 추가 조사하였다. 설문항목은 응답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기예보에 대한 인지도, 

장기예보에 대한 이용현황(사용 유무), 장기예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실태 및 사례, 장기예

보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에 대한 개인의견을 포함

하고 있다.

3. 결과 및 고찰

1) 인지도

장기예보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

준을 나타내었으며 조사표본 가운데 장기예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57.6%이다. 이와 같

은 비율은 조사과정에 장기예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관계로 업종별 장기예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 업체(조사대상)를 추적조사한 결

과로 실제로 무작위표본추출을 할 경우 장기예보

에 대한 인지도는 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추

적조사결과 장기예보에 대한 이용경험도의 경우

는 대략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예보

를 인지하고 있는 57.6% 가운데 1/3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준이다(그림 1). 

장기예보를 인지하나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 그

에 대한 이유로는 이용가치모름>정보취득방법모

름>부정확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장기예보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일상적인 날씨와 

다른 전문적인 용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설사 필요한 경우에라도 어떻게 장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접근하

기가 곤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장기예

보뿐만아니라 일상적인 날씨 정보에 대하여 불신

하고 있는 것이 장기예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제약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장기예

표 2.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내용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기예보에 대한 인지도

- 장기예보에 대한 수요도

(향후 이용가능성, 필요정보요소 등)

- 장기예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 장기예보에 대한 만족도 및 정책에 대한 개인의견

조사

대상

- 조사대상지역: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광역시, 도)

-  전국단위의 장기예보와 관련된 공공/유관기관, 농

림수산업/축산업, 광업/건설업, 상업/유통업, 관

광레져업, 제조업, 기타 종사자 

- 일반 주민

응답

자수
- 1,088명(유효표본 1,046명)

그림 1. 장기예보의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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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편, 홍보의 확대가 절실

히 요구되고 있다.

2) 수요도

(1) 향후 이용의향

장기예보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

과 무경험자의 경우 ‘장기예보를 이용하겠다’ 가 

53.0% 수준이었으나 장기예보를 경험한 적이 있

는 유경험자의 경우는 “장기예보를 자주 이용하

겠다.”라는 응답이 96.0%로 나타나 보다 다각적

인 장기예보 서비스 구축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이용목적에서도 개인적인 목적이나 업무

의 활용 등 사적/공적인 부문에서 장기예보의 필

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를 통해 무/유경험자에 대한 장기예보 서비스의 

양적 수준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무경험자(47.0%)에 대한 장기

예보의 홍보전략과 정보제공매체의 다양화를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이용 매체

장기예보에 대한 이용매체 선호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인터넷포털›기상청홈페이지›TV›스마

트폰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매체 선호도에서 무

경험자와 유경험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볼 수 있는

데 무경험자의 경우는 인터넷포탈›기상청홈페

이지›TV›스마트폰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경

험자의 경우에서는 기상청홈페이지›인터넷포

털›TV›기타›스마트폰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

히 유경험자의 경우 기상청홈페이지를 우선시하

는 경우로 볼 때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장기예보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한 배너설치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장기예보 이용자에 대한 업종분야

별 차별화된 정보제공을 통하여 보다 정보취득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다.

장기예보에 대한 이용매체를 업종분야별로 살

펴보면, 업종간 다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

히, 기후관련분야인 경우 인터넷포탈과 기상청홈

페이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농림어축산업

과 일반주민의 경우 TV를 이용한 정보취득이 다

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이는 업종분야별 장기예보뿐만 아니라 

날씨정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다루는 정보매체

를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결국 각 업종분야별 

차후 장기예보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별화가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3) 정보 요소

장기예보에서 제공되는 정보요소뿐만 아니라 

향후 필요로 하는 정보요소에 대한 질문에 먼저 

무경험자의 경우 선호하는 정보 정보요소로는 현

재 장기예보의 요소인 기온과 강수량을 선호하였

으며, 그 외 바람, 기후지수, 기압, 일조량 등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유경험자의 경우에서도 기온

과 강수량뿐만 아니라 바람, 기후지수, 기압, 일

조량 등을 필요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필요로 하는 정보요소의 경우 지역간 차이

를 확인 할 수 있는데 해안(해양)지역과 내륙지역

그림 2. 장기예보 이용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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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특히 해안(해양)지역에서 

무경험자의 경우 기온, 강수량 외에 바람, 기후지

수를 선호하였으며 유경험자의 경우 바람, 일조

량, 기후지수를 선호하였다(그림 3).

기타에 포함된 정보요소로는 안개, 강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로 선박의 입출항

시 안개의 출현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으며 물류

유통분야에서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배송시간 지연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유경험자의 경우에서 업종분야별 추가 

정보요소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바람

의 경우 건설제조/서비스/관광레져/기후관련 및 

기타 관련 업종에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일조량의 경우 농림어축/서비스 업종에

서, 기후지수는 관광레져/일반주민에서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다. 

(4) 만족도

현재 장기예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유경험자

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43.1%만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만족도 수준

이 높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4%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업종분야별 만족도 수준에서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는데 서비스/관광레져/기후관련 및 기

타 업종에서의 불만족이 타 업종보다 높게 분석되

었다. 이는 서비스/관광레져/기후관련및기타 업

종이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예보 뿐만아니

라 날씨정보에 민감하거나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장기예보의 정확도 수

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예보 서비스에 불만족해 하는 이유로는 부

정확성이 79.8% 그 외 지역별상세정보부족, 자료

부족, 발표시기부적절 등이 포함되었다(그림 4). 

이는 결국 기상정책에서 장기예보에 정확한 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의 확대를 통한 개

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기예보에 대한 업종분야별 불만족이유를 살

펴보면 특히, 기후관련 및 기타 업종에서 부정확

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기후관련 분야 및 기타 업종의 경우 개

인목적보다 업무목적으로 장기예보를 직간접적

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한 결과로서 향후 이러

한 업종분야에서 장기예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높

게 손쉽게 자료이용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

(5) 정확도 수준

현재 세계적으로 장기예보의 정확도수준은 

5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각 업종분야에서 장

그림 3. 장기예보에서 향후 필요 정보요소

그림 4. 유경험자의 장기예보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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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보에 대한 정확도 수준을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예보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장

기예보의 정확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모든 

분야에서 80~90% 정도를 선호하였다. 현실적으

로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어

려움이 있으나 수요도를 고려하면 여러 가지 면에

서 필히 장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

다.

아울러 장기예보의 정확도에 대하여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정확도 향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기예보와

의 차이점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업종분야별 정확도 수준을 살펴보면 특히, 서

비스/관광레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앞서 제시된 내용처

럼 서비스/관광레저업에서 날씨정보에 대하여 민

감함을 설명하고 있다.

(6) 기상정책

장기예보에 대한 향후 국가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장기예보에 대한 정책확

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

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예보에 대한 국가정책

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분야로는 인력확대›예

산증액›외국협력증대›민간지원확대 순으로 조

사되었다. 향후 장기예보에 대한 기상정책의 확

대에서 다각적인 정책확대와 개선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그림 5).

3) 장기예보 이용분야별 주요 사례

장기예보에 대한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야

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표 3), 먼저 농림어축업

의 경우 장기예보의 유용성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업종분야로서 다양한 이용목적으로 장기예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분야의 농업기

술센터의 경우 기온/강수량 요소를 이용하여 농

그림 5. 장기예보의 기상정책

표 3. 분야별 장기예보의 이용사례

분야 요소 전망 이용 목적

농림어축산업 기온, 강수량
1개월

3개월
이벤트 계획, 농업 정책, 산불 예방

건설제조업 기온, 강수량 1개월 이벤트 계획, 에너지 수요 예측, 물류유통, 원자재 구입

서비스업 기온, 강수량
1개월

3개월
승객 수요, 여행 수요, 교통물류, 공사 계획

관광레저업 기온, 강수량
1개월

3개월
관광수요 예측, 이벤트 계획

기후관련 및 기타 기온, 강수량 1개월 업무 계획, 이벤트 계획, 교육 계획, 재해 예방

일반주민 기온, 강수량 1개월 여행 계획, 자동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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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와 피해방지계획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임업분야의 관련 관청의 경우 강수량 정

보를 이용하여 산불대비 및 방지대책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업분야에서 일선 어

선들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기온/강

수량 요소를 이용하여 기관의 행사업무에 장기예

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농림어축산업 분야에서 

장기예보의 이용효과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각 일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건설제조업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날

그림 6. 장기예보의 분야별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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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정보뿐만 아니라 장기예보에 대한 정보를 활

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건설제조 관련 관청

의 경우 강수량 요소를 이용하여 업무(건설계획/

재난대책)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에너지수요를 예측할 목적으로 

기온 요소를 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강수량 요소

를 이용하여 제품 물류유통과 계획일정 수립에 이

용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

여 업체의 공식행사와 작업공정계획에 이용하였

으며 마찬가지로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제

조에 필요한 원료구입과 작업공정계획에서 활용

한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건설제조업 분야의 

경우 세분화된 업종이 많음으로 향후 전반적인 구

체적인 이용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서비스업의 경우 앞서 제시된 분석결과와 마찬

가지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씨정보

와 장기예보에 대한 이용과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다. 유경험자에 대한 서비스 각 분야별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사례로 살펴보면 먼저 관련기관의 공

정계획과, 수급계획, 여객수요예측 등에 강수량 

정보를 이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물류유통분야

와 여객운수회사에서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물

류계획과 선박운항에 필요한 업무활용이 제시되

었다. 그리고 완제품의 물류수송과 관련하여 강

수량 정보요소의 활용과 개인서비스업종에서 기

온,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원료)구매에 활

용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경우도 분야별 세부업종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향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관광레져업의 경우 실내의 경우보다 야외활동

이 많은 특성을 가짐으로써 날씨정보와 장기예보

에 대하여 민감한 대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관청

의 경우 기온, 강수량 정보를 이용하여 축제 및 행

사 계획 등에 활용하였으며 특히 관광수요예측과 

관련하여 마케팅 업무에서 강수량 정보를 활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기관과 업

체에서 실시하는 관광문화 행사의 규모에는 차이

가 있지만 주로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 관계

로 행사 준비과정에서 당일 또는 행사 기간동안 

강수 유무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와같은 강수 유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예보에 

대한 정확도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였다.

기후관련 및 기타 업종은 장기예보를 활용하거

나 활용한 사례가 많은 업종으로 농림어축산업, 

건설제조업, 서비스업, 관광레져업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업종분야를 말하며 대체로 행정기관

이 다수 포함된다. 이 업종분야에서 장기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기관에서 기

온, 강수량 정보요소를 활용하여 업무(폭염 대비, 

그림 7. 장기예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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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치수방재, 자료수집, 수질관리, 행사준

비, 재해예방, 홍수방지 등)계획에 이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업종분야의 경우 직접적으

로 장기예보에 대한 정보요소를 취급하고 있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해당 기관 담당자

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적 수준이 높은 장기예

보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민들의 경우 다른 업종분야

와 비교할 때 인지도와 경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향후 장기예보에 

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함을 제

시할 수 있다. 일반주민의 장기예보에 대한 구체

적인 이용사례를 살펴보면 기온, 강수량 정보요

소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여가활동, 여행계

획, 차량정비)과 업무적인 목적(학교 행사)에 이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일반주민

의 경우에서도 장기예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사

례를 추적하여 정책반영이 요구된다.

4. 결론 및 향후과제

기상정보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MO

제5차장기계획보고서, 2010). 기상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수자원 및 에너지관리, 건설, 교통 등 

전체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경제활동은 GDP의 10%에 달하는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기상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산업분야에 대해 기상정보 활용에 사회경제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장기예보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예보에 대한 정

책적 평가로서 인지도와 수요도에 관계없이 장기

예보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의 확대에 관심을 나타

내고 있음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과 각 분야별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향후 지역별/분야(업

무/업종)별/규모별 장기예보 수요에 대한 심층적

인 조사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예보

에 대한 기상정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장기예보의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향후과

제로서 첫째, 홍보의 필요성과 장기예보 명칭 재

고, 둘째, 정보제공매체의 활성화, 셋째, 업종분

야별 심층조사 필요, 넷째, 업종별 맞춤형 정보제

공 시스템 필요, 다섯째, 기업규모별 정보자료의 

전달체계 확립, 여섯째, 지역규모를 설정하여 해

상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 필요, 일곱째, 장기예보

에 대한 기상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기예보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로서 각 업종분야별 심층

적인 조사와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 제한점

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향후 각 업종분야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할 수 있

는 추가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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