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

건설사업의 유형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요

구·생성되는 건설공사비 자료는 차기사업의 수행시 , 기

존에 축적된 자료들을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해당 사업

의 예정가격산정 및 공사비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러나 건설공사비 자료의 경

우 , 자재 , 노무 , 장비 등 투입자원량이나 공정관리 관련자

료 등의 타 자료들과는 달리 시간적인 차이에 의한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축적된 자료간의 동일한 비교가 불

가능하다 .

이와 같이 시차를 지니는 공사비 자료간의 효율적·실

제적 비교를 위해서는 각 자료를 현가화할수 있는 건설

공사비지수가 필요하다 . 그러나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된 공사비자료를 현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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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지원한 실적공사비 축적 및 적용방안 연
구 결과의 일부분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축적된 건설공사비 자료를 현

가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의 개발을

통하여 기 축적된 공사비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 향

후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건설지수 개

발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국·내외 건설공사비 관련 지수

의 작성사례를 조사·분석해 본 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공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을 수렴하여 건설공사를 17개의 하위분류로 세분한 후

1995년 1월부터 1999년 9월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를 산

정하였다 .

2. 건설공사비지수의 유형 및 국·내외 산정사례

2.1 건설공사비지수의 유형

건설공사비 지수는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 및

용도에 따라 물가지수 (Price Index )1)와 낙찰가지수

1)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는 그 편제품목의 확대수준에 따

라 P r ice Ind ex , C os t In dex 의 형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

는데, 편제품목을 볼 때 본 논문에서의 Con s t ruc t ion Cos t

In dex는 C on st ru ct ion P r ice Index중 투입물가지수 (Input

건설공사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Construction Cost Index in Domestic

조 훈 희* 강 태 경**
Cho, Hun- Hee Kang , T ai- Kyung

이 유 섭** 조 문 영***
Lee, Yoo- Sub Cho, Moon- Young

……………………………………………………………………………………………………………………………

Abstra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struction Cost Index to make effective comparison between historical cost data

due to their time lag . T here is, however , no Cost Index for it in Korea. T 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construction cost indexes and to provide technical background in applying their indexes into various
construction project s.

After case research and analysis related with previous construction cost indexes in domestic and oversea
construction industry , the construction cost index model has been developed on related st atistical inform ation
applicable in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Subdividing construction project into seventeen categories, this research develops construction cost indexes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in 1995 to September in 1999.

……………………………………………………………………………………………………………………………
키워드 : 건설공사비지수, 적산, 공사비 실적자료

keyw ord s : Con s t ruc t ion Co st Index , E st im a tion , H is tor ica l Co st D ata

……………………………………………………………………………………………………………………………



(T ender Pr ice Index )로 크게 구분된다 . 물가지수란 공

사에 투입되는 자원 (Resource) 즉 , 자재 , 노무 등의 원가

조사결과를 지수화 한 것으로 ,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의 물가상승비를 계상할 경우에 활용되며 , 낙찰가지수는

과거사업의 낙찰율 및 공사비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

및 시장동향 등 원가이외의 외부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반

영한 공사비 산정에 활용된다 .

물가지수는 가격조사의 대상 및 목적에 따라 투입물가

지수 , 산출물가지수 , 판매물가지수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

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세가지 물가지수와 낙찰

가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그림 1. 물가지수의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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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OECD (1998), p .13

1) 투입물가지수 (input price indices) `

투입물가지수는 건설과정에 투입되는 각 생산요소를

분리하고 , 해당 생산요소의 물가 변화를 측정하여 산출한

다 . 이때 각 생산요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투입비중이

가중치로 사용되는데 , 대개 투입요소로는 재료 , 서비스 ,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 따라서 이 지수에는 이윤이 제외

되며 , 이로 인해 생산성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 그

리고 이 지수는 건설공사 투입물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

기 위한 지수일 뿐이며 따라서 이 지수는 생산자 물가지

수라기 보다는 생산비용지수 (production cost indices)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일본에서 작성되고 있는 건설디플레이

터는 이러한 투입물가지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산출물가지수 (output price indices)

산출물가지수는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건설 공종의 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 이

지수는 발주자가 비용으로 지불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다 . 따라서 공사원가만이 아니라 간접비 , 이윤 , 거래마진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산출물가지수를 편제하는 방법은

P r ice Ind ex )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가지가 있는데 , 개별 투입요소들을 고려하는 방법과 최

종 건설상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

3) 판매물가지수 (seller ' s price indices)

판매물가지수는 최종소유자가 지불한 건설상품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 여기서 판매가격은 완공된 건

설상품의 총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임금과 재료비만이

아니라 토지 , 직·간접비 , 판매자 이윤을 포함한다 . 즉

이 지수는 공급자측의 비용만이 아니라 수요자측의 비용

까지 모두 포함하게 된다 . 이와 같이 최종소유자가 지불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으로써 개념적으로 판매물가지

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하게 된다 .

한편 , 이러한 건설물가지수를 편제하는 방법으로는 사

전적분해법과 사후적 분해법이 있는데 사전적 분해법에

는 표준요소법 , 작업요소비용법이 사용되며 , 사후적 분해

법에는 가상모형법 , 가격스케줄법이 주로 사용된다2).

4) 낙찰가 지수

낙찰가지수는 원가중심 개념보다는 시장조건 (Market

Condition)과 이윤을 고려한 개념으로 건설물가지수 (또는

공사비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낙찰가지수는

감소할 수도 있다 .

낙찰가지수의 경우 자료수가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으

며 , 영국의 BCIS는 항상 통계적 신뢰도를 제공할 목적으

로 자료수를 명시하고 있다3). 건설업계가 불황일 경우

충분한 자료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수를 이용할

경우 조심하여야 한다 .

영국의 환경성 (DoE)4 )에서 발행하는 낙찰가지수 (tender

pr ice indices )는 다음의 표 1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이러한 지수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자료는 주로 기

수행공사 낙찰자의 내역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5 ).

표 1. 영국의 환경성 낙찰가지수 체계

구 분 세 부 항 목 자료원

공공부문
주거용 건축물 신축 (4층이상 ) 낙찰자

비거주용 건축물 신축
(학교 , 병원, 감옥 , 법원 등 )

각발주기관

민간부문
상업용 건축물 신축 RICS

회원사산업용 건축물 (공장 등) 신축

도로부문 - 신설 및 보수 각발주기관

낙찰가지수는 원가지수와는 달리 , 물가상승 추세 뿐 아

니라 경쟁도 , 시장경기 등을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 이윤

2) OE C D (1998 ), pp . 17∼19
3) BCIS는 통계적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80개의 프

로젝트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현재는 DET R (Depar tment of the Env ironment , T ranspor t and

the Regions)로 개편되었음
5) OE CD (1998), p .112



까지 포함된 금액을 기초자료로 하고 있으므로 , 과거시점

에서의 계약단가 활용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

다 .

2.2 국내·외 건설공사비관련 지수 및 모델

1) 국내의 건설공사비관련 지수 및 모델

국내의 건설공사비 관련 지수 및 모델로는 한국은행의

건설디플레이터와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 ,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물가지수 (안) 등을 대표적으로 제

시할 수 있다 .

우선 , 건설디플레이터 는 건설물가지수로 국민소득을

추계한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국민계정상의 건설부

문 GDP를 산출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6), 건설부문은

추계과정에서는 몇 개 산업이나 용도별로 구분되고 있으

나 , 최종지수 산정시 공종이 통합되어 있어 지수의 엄밀

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건설디플

레이터는 종합지수 하나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세부 공종

별 물가지수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7).

두번째로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 지수 는 1993년

까지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 가중치를 활용하여 산

출한 것으로 이 지수는 건설원가구성을 재료비와 노무비

로 한정하였으며 ,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재료비 (중기사

용에 따른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운반비)로 구성하였다 .

이 때 직접재료비의 공종별 구성은 산업연관표의 구성

비중을 외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 재료비의 가격

은 대한건설협회의 『거래가격』에 조사된 항목을 선정

하여 반영하였다 . 노무비의 경우 , 가중치는 대한건설협

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현장노무자 비중을 활용하였고 , 그 가격은 이 자

료에서 조사된 기능직 임금을 활용하였다 . 그리고 공종

별 가중치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통계연보』의 기성

실적을 분류하여 집계한 비중을 사용하였다 .

이 방식에 따를 경우 간접재료비 , 관리직 , 기술직의 급

료와 외주비 , 현장경비 등은 제외되며 , 이렇게 제외된 비

용의 비중은 완성공사원가의 약 40%를 차지한다 . 외주

비를 제외하는 것은 시공자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외주

비 자체가 다시 자재 , 노무 , 경비로 분류되어야 하기 떄문

에 이러한 분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 결국

실제 공사비의 60%수준에서 공사비지수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수값이 재료비 가격 변화나 노무비 변화에 민

감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하 건산연)의 건설

물가지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산연은 기존의 연

구 (1998.3)를 통하여 건설공사 투입구조 및 각종 물가자

료 등 기초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한 건설물가지수 산정

6) 건설디플레이터 그 자체를 위해 작성되는 통계는 아님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p .19

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산연의 모델은 1990년도를 기준연

도로 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건설부문 17개 공종

의 투입구성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구한

가중치 대상업종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에 포함된

품목을 비교하여 동일한 성격의 항목끼리 연결 (match)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산업연관표 와 생산자물가지

수 의 조사품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가중치 산출에서

제외하였으며 , 임금은 건설업 임금관련 정부통계 (매월노

동통계조사보고 및 건설업통계조사보고)를 활용하였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중치 및 물가 (또는 임금)지수 계

열이 각각 완성되면 개별물가지수를 산출한 후 , 산업연관

표상의 각 시설물별 지수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건설물가

지수를 산출하였다 . 건산연의 지수모델은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게 됨으로써 산업연관표 의

발행주기 동안 가중치가 고정되는 등 지수작성 방법상

원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기초통계

자료의 한계성을 최대한 고려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 이러한 국내 기초통계자료의 한계성 (서비스 부문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건설투입구성으로 고려되는 가

중치 규모가 총투입의 63.3%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지니

게 된다 .

표 2. 주요국가의 건설관련 지수발간 현황

국가 지 수 명 지수
형태

작성방법 작성
주기

미국
고속도로건설물가지수
대규모프로젝트 공사비지수
일가구주택 신축 물가지수

산출
산출
도매

작업비용
작업비용
헤도닉

분기
분기
월간

영국

건설재료비용지수
건설산업 평균임금물가지수
공공부문주택물가지수
공공부문 비주택물가지수
도로건설입찰물가지수
상업및공업용건물입찰물가
지수
산출물가지수

투입
투입
산출
산출
산출
산출

산출

표준요소
표준요소
작업비용
가격스케줄
가격스케줄
가격스케줄

하위지수
종 합

월간
월간
분기
분기
분기
월간

분기

캐
나
다

주거/비주거빌딩투입비용
전기설비건설물가지수
통신플랜트
건설노동조합임금률
아파트빌딩건설
비주거빌딩건설물가지수
신축주택물가지수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산출
산출

표준요소
표준요소
표준요소
표준요소
작업비용
작업비용
연계모형

월간
반기
연간
월간
분기
분기
월간

호주
토목
민간주택건설과 개보수
기타주거 및 빌딩건설

투입
산출
대리
산출

표준요소
연계모형
작업비용

분기
분기
월간

독일
전통건설물가지수
표준주택물가지수

산출
산출

작업비용
PPI

분기
반기

일본 건설물가지수 투입 표준요소 월간

이상에서 국내의 건설공사비 관련 지수 및 모델 등을

살펴보았는데 , 이외에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근간으로 복합시계열을 이용한 건설공사비 지수 예측에



관한 연구8)가 있으나 , 연구의 학문적 완성도에 비하여 예

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된 편차가 누적되게 되므로 결

과의 실제적인 활용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외국의 건설공사비관련 지수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채택되는 대상은 각

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OECD(1997)자료에서

조사한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지수의 목적 및 활용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 건설공사비 지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

한 자료를 발간한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자료 이상의 의

미를 갖게된다 . 즉 , 이러한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반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다양

한 건설공사비 지수가 제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야 할 것이다 .

3. 건설공사비 지수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

3.1 건설공사비 지수의 조건

건설공사비 지수가 기존에 축적된 공사비자료들의 현

가화하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표성 , 정확성 , 편의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우선 , 건설공사비 지수의 편제에 포함된 가격자료들이

건설산업의 대표성을 띠어야 한다 . 건설공사비지수는 그

용도가 건설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위한 것이므로 기존

의 생산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등 범용적인 타지수

와는 달리 그 편제 대상품목들이 건설산업의 투입 및 생

산 비중을 충분히 고려한 대표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

두번째로 , 그 발행주기가 월간 또는 분기별로 작성되어

야 한다 . 지수의 발행주기가 월간 또는 분기별로 작성될

경우 계절변동에 의한 활용상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 기 축적 자료의 적시적 (適時的)인 현가화를

위해서는 월간 또는 분기별 작성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갱신 (update)이 용이해야한다 .

아무리 정확한 지수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면 지수의 갱신이 지체되어 결과적

으로 자료의 신속한 활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

3.2 건설공사비지수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분석

지수는 시간의 변화에서 오는 수량이나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거나 비교하는데 이용되는 통계로 통상 비교의 기

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산출한다 . 이러

한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기준시점), 가중치

(Weight ), 산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지수의 3요소라

8) 김선국 외 (1999.7)

고 말한다9).

1) 기준시점

기준 (기준시점)의 설정에 있어 ,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

정에 활용되는 자료들이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만들어지는 자료가 아니라 , 기존의 통계자료

들을 바탕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공인

통계자료들의 기준시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

이러한 기준시점의 선정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들 수 있는데 , 생산자물가

지수는 매 5년마다 기준시점이 갱신되며 최근의 기준시

점은 1995년이다 .

2) 가중치

가중치자료는 개별품목 (또는 지수)의 비중이 고려된 각

개별지수의 중요도이다 . 물가지수의 경우 상품거래금액

또는 소비지출금액을 , 생산지수의 경우 부가가치액 또는

생산액등을 가중치로 쓰게되는데 ,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

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자료로는 대한건설협회의 완

성공사원가분석 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를 들 수 있

다 .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은 기 완공된 국내건설공사의

원가자료를 집계분석한 통계자료로 재료비 (1개계정), 노

무비 (직접노무비 4개계정 , 간접노무비 4개계정), 외주비 ,

현장경비 (27개 계정)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비의 간접비

와 이윤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또한 ,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을 바탕으로 가중치를 산정할 경

우 각 구성항목의 가중치와 가격계열을 연결하는 작업이

혼란스럽고 , 매우 복잡하게 된다 .

반면 산업연관표 는 국내산업의 규모와 투입·산출구

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 건설사업의 특성반영 측면에

서 다소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 위의 완성공사원가구성

분석 보다 조사분석 범위가 포괄적이며 공신력이 있는 자

료라 할 수 있으며 , 가중치와 가격계열을 연결하는 작업

이 비교적 일목요연하며 용이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지수산정을 위한 가중치 자료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

표 를 활용하였다 .

3) 산출산식 및 가격계열

건설공사비 지수의 구성품목 (또는 하위 지수)의 가중치

와 가격계열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출하는데에는 라스파

이레스식 (Laspeyres Formula), 파쉐식(Passsche Formula),

피셔식 (Fisher Formula)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

로 라스파이레스 식의 가중치를 기준년의 상품거래 수량

에서 기준년의 상품거래액으로 대체시킨 라스파이레스

수정산식 (Modified Laspeyres Formula)이 널리 활용된다

9) 한국은행 (1995), p .449



이들 두 식은 각각 다음의 <식 1> , <식 2> 와 같다 .

라스파이레스식 ( L ) =
p t q0

p 0 q0
...........................< 식 1>

수정산식 ( L ' ) =
p 0q0p t/p 0

p 0q0
= w

p t

p 0
/ w ..<식 2>

p: 가격 q : 수량 w : 거래액가중치 o: 기준시 t : 비교시

본 연구에서는 품목별 가중치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

고 , 각 품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가격계열은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으므로10), 지수의 산출에는 생

산자물가지수의 산정에 이용되는 라스파이레스 수정식이

활용되었다 .

이상에서 검토해본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는 절차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으며 , 다음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지수산정절차를 제시하였다 .

그림 2. 건설공사비지수 산출절차

4.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정

4.1 지수작성의 기본방향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용도에

적합한 필요조건을 명확히 정의하여 그 필요조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 이를 위해 우선

활용가능한 기초자료를 검토한 후 , 기준시점을 결정하고

이 기준시에 있어서 가중치모집단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 가중치 산정기준은 금액자료이므로 모집단도 금액

으로 나타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국내총거래액 ,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가계소비 지출총

액 , 산업생산지수에서는 해당산업의 총생산액이 모집단이

10) 임금부문 (피용자보수 )을 제외한 재료비 및 서비스관련 가격계열
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임금부문 (피용자보수 )은 노
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상의 월정액임금과 대한건설협회
에서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의 공사부문시중
노임 을 활용하였음

된다 .

건설공사비지수의 편제 대상 모집단은 산업연관표상의

건설업 부문 총산출액 (또는 총투입액)으로 설정하였는데 ,

지수 산출과정에서 가격계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

품목을 지수산출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이유로 모집단의

포괄범위는 전체 건설업의 규모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4.2 기준시점의 결정

지수는 어느 일정한 기준이 되는 시점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여 나타내는 수치이므로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기준시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비

지수의 기준시점의 결정은 지수의 산정과 관련한 타 지

수와의 비교 및 지수의 갱신 용이성 측면에서 타 통계자

료의 기준시점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타 통계자료의 기준시점 설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

는 자료로는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및 산업연관표

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자료가 최근 1995년을 기준으로

재개편되었다 .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1990년 이후 경제서비스화의

급속한 진전 등 그간의 경제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신상

품 출현 등을 지수에 반영하고 ,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기

준년도 개편을 위해 종전의 199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를 1995년 기준으로 개편하였다 . 산업연관표 역시

1990년 산업연관표 작성 이후 생산기술구조의 변화 , 상대

가격체계의 변동 ,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산업구

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995년 재작성되어 1998

년 발표되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정을 위한

기준년도를 1995년으로 설정하였다 .

4.3 가중치 모집단과 대표율

건설공사비 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기준시점을 결정한

후 이 기준시에 있어서 가중치 모집단의 범위를 규정하

여야 한다 . 가중치 산정기준은 금액자료이므로 모집단도

금액으로 나타나게 되는데11), 본 연구에서의 모집단은

1995 산업연관표상의 건설업부문 총산출액으로 규정하였

다 . 1995년 산업연관표상의 건설업 총산출규모는 82조

5,082억원으로 산업전체 산출액의 9.80%12)를 차지하게 된

다 .

이러한 가중치 모집단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지수작

성을 위한 품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지수를 작성하

려 할 때 품목수는 수천내지 수만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이렇게 많은 품목을 모두 채택품목으로 결정하게 되면

지수의 산정을 위한 조사 및 유지관리 작업이 곤란하게

11) 일반적으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국내총거래액, 소비자물가지수
에서는 가계소비지출총액, 산업생산지수에는 해당산업의 총생산
액이 가중치 모집단이 된다 .

12) 전체산업 총산출액은 841조 5,185억원임



되므로 통상 , 해당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

여 지수를 산정한다 . 지수품목은 각 품목의 비중이 다르

므로 유의표본방법 (Purposive S ampling Method)인 절사

법 (Cut - off Method)에 의해 비중이 현저하게 큰 품목만

을 대상품목으로 추출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 생산자물가지수 품목수는 ①거래량 (가

중치 모집단의 1/ 10,000 이상의 크기를 가진품목), ②가격

변동의 대표성 여부 , ③품질 및 규격의 계속성 유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 산업생산지수 를 위한 통계조사시에는

지수의 정확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①품목의 중

요성 , ②대표성 , ③자료수집의 신속성과 , ④그에 따른 경

제성을 감안하여 품목을 결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택품목을 결정하였을 때 가중치

모집단지수에 포함되는 품목들의 금액비율을 대표율

(Coverage Ratio)라 한다 .

1995년 산업연관표상의 건설부문 투입구성은 재료비가

40.1%, 서비스가 18.6%, 피용자보수가 24.7%, 부가가치가

16.6%인데 , 본 지수산정을 위한 가중치산출대상을 부가가

치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보조금을 공제한 간접세로 구

성됨)를 제외한 재료비 , 서비스 , 피용자보수로 한정하였으

므로 지수의 대표율은 83.4%가 된다 . 이는 기존의 건산

연 모델 (63.3%)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공사비지수 (약

60%)13)의 대표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4.4 가중치 산정

가중치의 산정은 지수산출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작업이다 . 이 작업이 끝나면 지수품목 , 대상지역

의 비중 등 전반적인 지수의 틀 (Fr ame)이 결정되며 가격

조사의 방향까지 제시하게 된다 . 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

초자료중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자료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95년도 산업연관표 이다 . 지수산출에 적용

되는 가중치의 결정과정을 가중치 모집단의 결정과정부

터 종합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 가중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품목분류하는 것이 필요한

데 , 가중치의 기초자료는 지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르

나 단지 어떤 자료이건 금액자료인 것만은 공통이다 . 수

집된 기초자료 분석을 통하여 모집단을 결정하여야 하는

데 1차적으로 지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14)을 제거하

고 , 지수의 대상이 되는 부분중 기초자료에 누락된 품목

이 있으면 보완시키며 , 2차적으로는 가격 (수량)조사면에

서 비교성이 있는 가격 (수량)계열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불가능한 품목은 제거시키게 된다 .

4.5 가격계열의 차용

건설공사비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가격계열은

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p .19
14) 건설부문 가중치중 1/ 10,000미만의 가중치를 갖는 품목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와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 상의 월정액임금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

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의 공사부문시중노임 이

다 .

이중 임금부문 (피용자보수)을 제외한 재료비 및 서비스

관련 가격 정보로는 1995년도 생산자물가지수 를 활용하

였다 .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임금부문 (피용자보수)에 대한

가격계열이 부재하므로 임금부문 가격계열의 경우 노동

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

문시중노임 을 활용하였다 . 그런데 , 매월노동통계조사보

고 와 공사부문시중노임 의 경우는 조사목적과 용도에

따라 그 조사 및 발행시기와 조사대상이 상이하다 .

즉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의 경우 매월 10인 이상 사

업장의 정규 고용인원만을 대상 (99년부터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어 기능직의 상당부문이 조사에서 제외된다 . 반

면 , 공사부문시중노임 은 연 2회 건설업 기능직의 세부

직종별 임금실태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한계성을 검토하고자 다

음 표 3과 같이 3가지 방식으로 임금지수를 산정하였다 .

표 3. 건설공사비 지수산정 대안별 기초자료 적용비율

대 안
기 초 자 료

1 안 2 안 3 안

구 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100% 0% 13% (15)

공사부문시중노임 0% 100% 87% (100)

주 ) 3안의 괄호는 공사부문시중노임 을 100으로 간주할 때의 적
용비율임

1안의 경우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의 자료만으로

임금가격계열을 산정한 것이다 . 1안으로 공사비지수를

산정할 경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가격계열을 매

월 갱신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 그 조사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 고용인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상당부문의 기능직 노무비가 반영

되지 못하게 된다 .

반면 2안의 경우는 1안과 반대로 공사부문시중노임

만으로 임금가격계열을 산정한 것이다 . 2안으로 공사비

지수를 산정할 경우 , 1안과는 반대로 건설공사에 투입되

는 기능직 노무비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 임금가격계열을

연 2회 주기로 갱신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것이 1안과 2안의 절충

안인 3안으로 , 3안은 공사부문시중노임 과 매월노동통

계조사보고 을 87% : 13%의 비율로 적용한 것이다 .

공사부문시중노임 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의 적용

비율 설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

비로 구분해 볼 때 , 간접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력 즉 ,



현장소장 , 기사 등의 직원과 , 창고관리원 , 관리보조원 , 경

비 , 사무보조원 , 시험보조원 등 상용근로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이럴 경우 간접노무비에 해당하

는 비용은 대략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를 통해 산정되는

임금계열과 유사한 범주로 파악될 수 있다 .

또한 직접노무비는 실제의 공사에 투입되는 생산 노무

인력이라고 할 때 , 이는 공사부문시중노임 으로 파악될

수 가 있게된다 .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현행 공사원가계산요율의 간

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의 대략 15%내외 (13% ∼ 17%)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87% : 13%의 적용비율을

선정하였다 .

3안의 경우 다소의 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

지만 , 현장생산인력 (직접노무비)과 , 관리인력 (간접노무비)

의 가격계열을 모두 반영하면서 월별로 갱신이 가능하다

는 측면에서 현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

된다 . 따라서 , 이하에서는 3안을 중심으로 건설공사비지

수를 산정하였다 .

그런데 , 상기의 1안과 3안에 적용되는 매월노동통계조

사보고 의 건설직종 노임은 근로일수 , 월평균 근로시간

(총시간 , 정상근로 , 초과근로), 주당근로시간 (정상근로 , 초

과근로) 및 임금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등으로 세

분화되어 제공된다 .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지수를 활

용할 경우 상여금 지급월에 대한 임금지수가 급격히 상

승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되며 , 월별로 편차를 보이

는 근로시간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

즉 위의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액 및 총액대비

시급으로 지수를 산정할 경우 상여금 지급달과 미지급달

의 지수편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월 근로시간에 대한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정액수당을 월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눈값을 임금지수 산출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4.6 지수작성 결과 및 분석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1995년 1월부터 1999년 8

월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 1999년의 건

설공사비 지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

표 4. 건설공사비 지수의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건설공사비 지수와 기존의 지수들

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 산출된 건설공사

비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보다는 다소 큰 상승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향후 타 지수들과의 비교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그림 4.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추이

이와 같이 산출된 건설공사비 지수의 분석에 있어 ,

1998년 1월 건설공사비 지수가 1997년 12월의 123.3에 비

해 128.2로 급격히 상승하는데 , 이는 IMF 등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로 제제목 , 합판 및 재생목재 , 원유정제

유 , 건축용 점토제품 , 기타석유제품 (아스팔트 , 아스콘 등),

동압연품 , 공학관련서비스 등의 물가가 상승하였으며 , 임

금지수 역시 1997년 12월 131.35에서 1998년 1월 133.35

로 상승한데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특히 , IMF관

리체계 진입 이전인 97년 하반기부터 98년 상반기까지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 이후 환율안정 및 노무비

하락 등의 요인으로 98년 전반기 이후부터 완만히 하락

하다가 다시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1999년 7월부터 완만

그림 3. 임금의 변동추이



한 상승을 시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

한편 , 임금지수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의 변동은 1996

년 1월 건설공사비 지수가 1995년 12월의 107.49에 비해

117.02로 급격히 상승하는데 , 이는 임금지수가 107.49에서

117.02로 10 가량 급격히 증가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 시

중노임의 변동월에 산출되는 건설공사비지수의 활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5. 건설공사비지수의 한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건설공사 투입

구조 및 각종 물가자료 등 현행 기초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다 . 그러나 , 건설공사비 지수 산정

및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의 부재와 산정과정상의

제한사항들로 인하여 다소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우선 , 산업연관표상의 품목과 생산자물가지수상의 품목

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해당품목이 없는 경우 이를 채택

품목 , 혹은 동종 , 유사품목에 부과시키거나 , 중분류 또는

소분류 품목에 비례 배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 방법의 경우 상당한 전문지식과 시간을 요하게 되므

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해당

품목을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다음으로는 발행주기를 매월로 하기 위해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와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시중

노임 자료를 87% : 13%의 가중치로 사용하였는데 이

로 인해 다음의 2가지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

첫째 , 서로 상이한 발행주기 및 조사형태의 자료인

공사부문시중노임 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자료를 활

용함에 있어 그 비중을 얼마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속

적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으며 , 공사부문시중노임 의 경

우 각 노무인력의 투입비중 (예를 들어 , 철근공 , 콘크리트

공 , 보통인부 등의 투입구조 혹은 가중치)의 부재로 정확

한 지수산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

둘째 , 지수를 매월 발간할 경우에는 계절요인 등에 의

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는데 계절조정을 행하는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은 연간 계절변동 패턴을 표현하는 지수를

미리 작성해 놓고 이것에 의해 조정하는 방법이다 .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계절변동요인이 조정된 지수를 계절조

정지수라고 하고 조정전의 지수를 원지수라고 한다15).

계절조정을 위한 방안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X- 11

ARIMA Model16 )을 적용하는 것인데 , 이를 위해서는 최

소한 5년 이상의 시계열이 있어야 하며 , 제한된 모형 및

관리한계범위상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으며 , 상당한 통

계 및 경제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15) 김경중 (1996), p . 95
16) 캐나다 통계국의 다굼 (E . B . Dagum )을 중심으로 X - 11방법을 개

선하여 제안된 방식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설공사비 관련 지수의 작성

사례를 조사·분석해 본 후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공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공사비 지수를 개발하였

다 .

건설공사비 지수는 과거 수행된 사업의 공사비 자료를

현가화하는데 활용함으로써 공사비 자료의 활용성울 높

일 수 있으며 ,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실적공사비에 의

한 예정가격산정시에 건설공사비지수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또한 , 다소의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

진다면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일지수를 이

용함으로써 기존의 방식 (지수조정율 , 또는 품목조정율)

보다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끝으로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개별 건설사업의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건설공사비지수의 산정이 장기

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며 이는 건설산업전반의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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