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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과 련된 자원, 인 라, 정책 등은 

객만을 한 것이 아닌,  도시의 시민과 이해

계자 모두를 한 방향으로 개발  발 되고 있

다. 이 에 도시들은 경험을 객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민들의 주거 공간과 구

분되도록 구역을 조성하고 그 안에 식당, 숙박

시설, 유흥시설 등을 건설하 다(Spirou,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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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tourism content helps cities build resilience by creating economic, social and public value. Seoul, 

one of the leading smart tourism cities, has increasingly recognized the economic importance of smart 

tourism content, and in doing so, has carried out numerous investment projects from 2019 to 2023.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 of these projects for the remaining two years from 2022 to 

2023. For that, we updated 2015 input-output table and made 2020 regional input-output table of Seoul 

adopting RAS method and location quotient method. As a result, the investment of 10.5 billion KRW for 

two years is expected to create more than 17.5 billion KRW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which is 

expected to create more than 14.6 billion KRW of income-inducing effects, about 5.7 billion KRW of 

value-added-inducing effects, about 7 billion KRW of indirect tax-inducing effects and 157 employment 

across all industri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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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개발은 경제  이익의 불

공정한 분배, 환경오염, 지가 상승 같은 사회  문제

를 야기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Lee, Chung, Ham & Chung, 2019), 

오늘날 객들의 욕구, 즉 유명하고 알려진 

지보다는 지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길 원하는 욕

구(Ketter, 2020)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오늘날 유명  도시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객 집지역에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도시의 구성 요소들을 산화  융합하

여 객의 행동 데이터와 지 실황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통합 데이터 랫폼으로 모아 인공

지능 등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정보로 변환한다(Yu & 

Han, 2021). 이러한 정보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키

오스크 등 여러 채 을 통해 객들에게 실시간 

맞춤형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도시 자원의 효

율  리, 객 분산,  수익 악 등에 활용

되어, 객 경험의 질과 거주민의 삶의 질 증   

도시 이해 계자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Chung et al., 2021).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을 토 로 실시간 정보를 수집, 

분석, 모델링하고 이를 공유하는 근법을 스마트

이라고 하며(Gretzel, Sigala, Xiang & Koo, 

2015), 종래의 개발이 갖는 한계 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 받고 있다(Chung et al., 

2021), 이에 세계 여러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로 

변모해감에 따라 객과 시민의 구분이 모호해지

면서(Gretzel & Koo, 2021), 시민들 한  

시설과 콘텐츠 등 개발의 산출물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콘텐츠는 증강 실, 가상 실, 

SNS 등 디지털 기술  온라인 랫폼을 통해 

객과 시민, 도시 이해 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오락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한다(Chung, Lee, 

Kim & Koo, 2018). 이 게 스마트화된  콘

텐츠는 디지털 형태로 이용자 간에 빠르게 달되어 

객의 의사결정에 즉각 이거나 장기 으로 향

을 미친다. 이용자들은  도 에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 뒤, 즉흥 으로 특정 지를 방문하거나

(Kah & Lee, 2014), 지에 한 정 인 태

도를 형성한 뒤, 다가올 미래에 그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Tussyadiah, Wang, 

Jung, & tom Dieck, 2018). 콘텐츠를 달하는 

온라인 랫폼들 한 다양한 마  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자주 콘텐츠를 노출시키면서 

고 수익이나 구독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Cha, 

You, Hong & Kim, 2019). 를 들어, 다수의 온

라인 랫폼들은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며 시장 인지

도를 구축한 뒤, 한 번 콘텐츠를 이용하면 끊기가 어

렵도록 종속성을 강화하는 리-미엄(free-mium) 

략을 통해 지속 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Cha et al., 2019).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의 과 국제 

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상 실 투어, 랜선투어 등의 

스마트  콘텐츠는 발이 묶인 객들에게 간

으로나마 의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후 지 방문 욕구를 증 시켜 도시

의 회복탄력성을 빠르게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Sigala, 2020; Gretzel, Fuchs, Baggio, 

Hoepken, Law, Neidhardt, Pesonen, Zanker 

& Xiang, 2020). 랜선투어는 온라인을 통해 가이

드가 지에서 실시간으로 지를 설명해주고, 채

창을 통해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트래블테크 기업인 ‘마이리얼트립’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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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랜선투어는  이용객이 2만 5,000명

에 달하며 새로운 여행트 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MK Economy, 2017.07.27.). 

이처럼 스마트  콘텐츠는  도시와 그 내․

외부 기업들에게 정 인 경제  효과를 야기한다. 

일 이 많은 연구자들은 콘텐츠 산업의 경제  

효과를 인지하고, 이를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진행해왔다(Kang & Lee, 2021; Shin & Lee, 

2016; Lee & Heo, 2018). 그러나, 콘텐츠라는 

개념이 시 와 분야, 학자의 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따로 스마트  콘텐

츠를 정의하고 그에 한 경제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선행연구들은 경제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산업연 분석(input- 

output analysis)을 주로 활용해왔는데, 이는 산업

연 표가 국가를 구성하는 산업들의 경제  활동 내

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들의 

융합으로 발 되는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에도 이 방법은 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연 표는 그 발행주기가 길기 때문

에 이를 활용한 분석 방법이 재의 상황을 충분하

게 반 하지 못한다는 단 도 존재한다. 특히 2022

년 재, 최신 버 의 산업연 표 지역표는 2015년

에 실측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지

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타격을 입은 경제  

상황을 반 하지 못한다는 한계 을 갖고 있다. 따

라서, 산업연 분석이 갖고 있는 장 은 활용하고, 

단 을 보완하기 해 산업연 표를 재 시 ( 는 

미래 시 )의 것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진행되는 재, 2021년 경제지표 일부가 아

직 공개가 되지 않아 모든 지표가 공개된 2020년을 

기 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 을 설

정하 다. 첫째, 스마트  콘텐츠의 정의와 범 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구체 으로 스마트  콘텐츠 

련 학계  산업계 문가들로 구성된 문가 집

단을 구성하고, 델 이(delphi) 조사를 통해 스마트

의 정의와 범 에 한 문 인 의견을 수집하

다. 둘째, RAS 기법과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2020년 버 의 서울 심 지역산업연 표를 작성하

고, 이를 토 로 서울의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서울 지역 내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한다. 

Ⅱ. 이론  배경

2.1 스마트  콘텐츠의 등장 배경

오늘날까지 웹(web)은 3단계의 발 과정을 거쳐 

왔다고 간주된다(René & Mapes, 2019; Cha et 

al., 2019). 기 웹 1.0 시 에서 개인들은 온라인

을 통해 공 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향 으로 습

득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 시기 기업들은 자사의 웹

사이트에 상품과 서비스에 한 정보를 게재하고, 소

비자들은 단순히 이를 수집하는 모습을 보 다. 웹

사이트의 개설과 동시에 콘텐츠가 게재되고, 이것은 

기업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업데이트 될 일이 거의 없

었으며 시기 한 내용을 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

다. 이후 구나 정보를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 

2.0의 시 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들의 역할은 능동

이고 주체 인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용자

들은 스마트폰과 여기에 설치된 앱을 활용하여, 정

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

식도 공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산

화하고 컨버 스를 실 하여, 개인, 기업, 콘텐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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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

시키는 웹 3.0 시 가 도래하 다. 사물인터넷은 사

람의 감각기 처럼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수

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분석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

로 변환되고, 블록체인에 의해 안 하게 리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굳이 검색 키워드를 입력

하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과 라이 스타일, 방문장소 

등에 알맞는 상품과 서비스에 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 실, 증간 실 등의 

실감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 인 경험과 정보 습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은 웹 2.0과 웹 3.0의 과도기로,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직  개발하고 공유하며 주체 인 역할을 

하는 웹 2.0 시 의 특성과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인간의 행동 정보가 데이터화되는 웹 3.0 

시 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에서 개인

들이 제작자 는 개발자의 역할을 하면서, 력과 

향력이 커진 일부 개인들은 ‘ 워블로거’, ‘인 루언

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기에는 

기업의 상품을 단순히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근래에는 스스로 상품을 제작하고 매하며 시장에 

극 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 루언

서들의 상업 활동을 문 으로 지원해  수 있는 

업체( : 세무서비스 ‘삼쩜삼’, 인 루언서 상의 

매 솔루션 랫폼 ‘인포크스토어’)들도 생겨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을 띈다

(Kim et al., 2021). 즉, 기업이나 운 자가 아닌 

사용자가 직  생산한 콘텐츠가 오늘날의 콘텐츠 시

장을 이끌어가며, 기업의 핵심 역량은 사용자가 편리

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랫폼이나 

환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

정된다(Cha et al., 2019). 따라서 스마트  콘텐

츠를 살펴 에 있어 통  의미의 콘텐츠뿐만 아니

라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장(場)인 랫폼, 

그리고 기타 유  산업까지로 그 범 를 확 해야, 

생태계  에서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스마트  콘텐츠의 정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에 앞서, 스마트  

콘텐츠의 개념에 해 명확하게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스마트  콘텐츠’라는 단어를 구

성하고 있는 ‘스마트’, ‘ ’, ‘콘텐츠’는 물론, 각 단

어들의 결합인 ‘스마트 ’, ‘스마트콘텐츠’, ‘ 콘

텐츠’에 해 이론  고찰을 수행하 다. 

우선, ‘스마트’라는 단어는 하게 봤을 때 ‘지능

(intelligence)’ 는 ‘지혜(wisdom)’ 등의 단어와 

상호교환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지능은 편리하고 효과 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 인 능력에 을 맞추고 있는 반

면, 스마트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욕구나 상황에 부

합하는 서비스를 자동 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정보기

술이 선사하는 용이성에 을 맞추고 있다(Li, Hu, 

Huang & Duan, 2017). 즉, 스마트란 개념은 사

용자가 극 으로 정보 검색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정보를 쉽게 얻는다는 을 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에서 가장 요한 개념은 ‘탈일상  경험’

과 ‘몰입성’이다. 세계 기구(UNWTO)에서는 

을 ‘여가, 사업  기타 목 을 해 연속 1년을 

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의 일련의 활동’

으로 정의하 다. 즉, 은 거주지와 일터를 떠나 

자신의 일상생활권 밖에 있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Hsu, Cai & Wong, 2007),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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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권을 벗어난다는 것은 물리 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환경으로의 는 가상

의 환경 내에서의 이동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Pine 

& Gilmore(1998)는 탈일상  경험을 “물리 으로

나 가상 으로 그 경험의 일부가 되는 것”(p. 31)으로 

정의하 으며, “소비자들의 몰입  경험을 증 시키

는 역할”(p. 102)을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가상 환경이 선사하는 탈일상 인 경

험 한 가상 지에 한 객들의 몰입을 증

시키는 역할을 한다(Lee, Jung, tom Dieck & 

Chung, 2020).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디어 

는 미디어 기기를 통하여 달되는 정보 는 경험을 

의미하며 특정한 이야기 달 형태로 환하여 경제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정의된다(Nam, 2021, p. 

81). 이 때 미디어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통

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기까지 모두 포함

하는 개념이며, 달되는 내용물의 다수가 문화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콘텐츠’ 등으로 용어가 결합되어 사용된다(Kim, 

2019; Nam, 2021). 하드웨어의 시 를 지나 소

트웨어 시 를 거쳐 콘텐츠웨어의 시 를 살고 있다

고 할 만큼, 콘텐츠의 경제  가치는 일 이 많은 학

자들에게 인지되어 왔으며(Lee, 2011), 특히 디지

털의 등장은 콘텐츠의 제작과 생산, 소비 체를 변

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간주된다(Nam, 2021). 

이러한 개별 단어들에 한 이론  배경을 토 로 

스마트 , 스마트콘텐츠, 콘텐츠를 정의하면, 

‘스마트 ’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 시각화, 모

델링하여 다양한 이해 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최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Gretzel et al., 2015). 이러한 스마트 은 

도시 단 에서 실 되며, 객과 시민 모두가  

개발의 산출물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는 특징을 가진다(Gretzel & Koo, 2021). 한, 

‘스마트콘텐츠’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객 

맞춤형 문화  오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1), ‘ 콘텐츠’는 ‘유․무형 자원  교통, 

지역 서비스에 한 문화 , 역사 , 지리  정보를 

제공하여 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Kim & Kim, 2013). 

이를 종합 으로 고려하면, 스마트  콘텐츠란 ‘

객의 경험 증 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 으

로 도시 단 에서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어 제공되며, 

물리  는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Seoul Tourism 

Organization, 2021).

2.3 RAS 분석  입지계수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기 해 산업연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

다. 이 분석에 사용되는 산업연 표는 국의 다양

한 산업 간 거래 내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측에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일반 으로 5년 주기로 실측을 하며, 나머지 기간 동

안에는 실측치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 매년 추정치가 제공되는 국산업연 표와는 

달리, 지역산업연 표는 실측시기 때만 제공되고 있

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목 에 맞게 기존의 산

업연 표를 연장하거나 지역단 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활발하게 사용되는 추계방법이 바로 

RAS 분석과 입지계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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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분석은 국 캠 리지 학의 R. Stone 교수가 

제시한 방법으로, 양비례성의 가정(bio-proportionality 

assumption)에 따라 기 연도 산업연 표의 행과 

열을 일률 인 비율로 수정하여 측하고자 하는 연

도의 산업연 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Stone, 1961). 

기 연도의 투입계수행렬과 연장연도의 총산출

액 벡터(), 목표 간수요계 벡터, 목표 

간투입계 벡터()를 활용하여 행수정계수(, 체

변화계수 벡터)와 열수정계수(, 가공도변화계수 벡

터)를 산출하고, 이 두 계수가 1에 수렴할 때까지 반

복 으로 잠정거래행렬을 도출하여 연장연도

의 투입산출표()를 작성한다. 행수정계수와 열수

정계수는 원재료와 부재료 간에 발생하는 체 정도

를 나타내는 체 효과를 의미하며, 투입계수행렬의 

앞에 행수정계수행렬을 곱하고, 뒤에는 열수정계수

행렬을 곱하여 연장연도의 투입계수행렬을 도출하는

데, RAS라는 명칭도 이 공식(  ∙∙)에

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Kwon, 2020). 

한편, 입지계수법(locational quotient method)

은 특정 지역으로 효과를 구별하여 살펴볼 때 주

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 상 지역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를 악하고, 국과 

지역의 산업 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토 로, 입

지계수와 국산업연 표와 함께 활용하여 지역투입

계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입지계수는 특정 지역의 

 산업 비 특정 산업 의 특화 정도를 국의  

산업 비 특정 산업 의 특화 정도로 나 어 계산한

다. 따라서, 입지계수가 1 이상일 때는 그 지역의 특

정 산업 가 국에 비해 상 으로 특화되어 있음

을 의미한다. 

RAS 분석 기법과 입지계수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Table 1> 참고). 일부 연구에서는 

RAS 분석과 입지계수법을 모두 활용하여, 실측시기

의 국산업연 표를 재 는 미래시 으로 연장

하고, 연구 상 지역을 심으로 하도록 재구성하

다(Lim & Jung, 2006; Kim, Cho & Jeong, 

2006; Hwang, Oh & Park, 2013). 이러한 연

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RAS 분석과 입지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방법

Lim & Jung 

(2006)
충청지역의 산업 분석

∙ 2005년 국산업연 표를 바탕으로 RAS 분석을 수행하여 

2006년 국산업연 표 작성

∙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충청 기 의 지역산업연 표 작성

Kim et al.

(2006)

U-city 구축의 경제  

효과 분석

∙ 2000년 국산업연 표를 바탕으로 RAS 분석을 수행하여 

2004년 국산업연 표를 작성

∙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경기 기 의 지역산업연 표 작성

Jeong et al.

(2013)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

∙ 2009년 산업연 표를 토 로 RAS 분석을 수행하여 

2013년 산업연 표를 작성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토 로 

연도별 경제  효과를 추정

Hwang et al.

(2021)

나노융합산업의 경제  

효과 분석

∙ 2018년의 산업연 표를 바탕으로 RAS 분석을 수행하여 

2019, 2020년의 산업연 표 작성

∙ 2012~2020년 간 수행된 국가 로젝트의 장기  경제  

효과 분석

<Table 1> RAS 분석  입지계수법을 활용한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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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법을 활용하여 2015년 국산업연 표를 2020

년 지역산업연 표로 연장하고, 서울을 심으로 하

도록 재구성 하 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 <Figure 1>과 같은 과정으로 연

구를 진행하 다. 우선 1단계에서는 스마트  콘

텐츠의 범 를 결정하기 해 학계 문가들로 문

가 집단을 구성하고, 산업연 표를 토 로 련 산

업을 선택하는 델 이 조사를 두 차례 수행하 다. 

이어 최종 선택된 산업들을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으로 외생화하고, 서울 내에서의 거래 데이터만 사

용하도록 산업연 표를 재구성하 다. 2단계에서는 

RAS 기법을 용하여 기 연도(2015년)의 국산

업연 표를 기반으로 연장연도(2020년)의 국산업

연 표를 작성하고,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서울을 

기 으로 하는 지역산업연 표를 작성하 다. 3단계

에서는 새로 작성된 2020년 서울 지역산업연 표를 

활용하여 투입계수행렬과 생산유발계수행렬을 도출

스마트관광 콘텐츠

연관 산업 분류

전문가 집단 구성 및 2-round 델파이 조사 수행 

스마트관광 콘텐츠 연관 산업 분류 및 외생화

RAS기법 및 

입지계수법을 적용한 

연장연도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기준연도(2015년)의 산업연관표로 투입계수표 를 작성

연도별 GDP 성장률을 반영하여 연장연도(2020년)의 목표 중간수요계 벡터()와 

목표 중간투입계 벡터()를 산출

RAS 분석을 통해 행수정계수()와 열수정계수()의 대각행렬을 산출

행수정계수와 열수정계수가 1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중간거래행렬에 

적용하면서 연장연도의 투입계수행렬  확정

지역산업별 입지계수()를 추계하여 서울 기준의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생산유발계수행렬 도출 및

생산승수, 소득승수, 부가가치승수, 간접세승수, 취업승수 계산

 

연쇄효과 파악 서울 스마트관광 콘텐츠 산업이 서울 내 타 산업과 갖는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파악

<Figure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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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승수, 소득승수, 부가가치

승수, 간 세승수, 취업승수를 계산하 다. 마지막

으로 4단계에서는 서울 스마트  콘텐츠가 타 산

업과의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악하기 해 

․후방 연쇄효과를 계산하 다. 각 단계별 구체

인 내용은 하기에 기술하 다.

3.1 스마트  콘텐츠 연  산업 분류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를 과소 는 

과  추정하지 않기 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그 범

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문가 집단을 상으

로 한 델 이 조사 방법은 문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보다 객 이고 문 으로 연구 상의 범

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히 산업연 표를 토 로 

경제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신산업이나 

융합산업처럼 산업연 표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산업들의 범 를 추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

된다(Kim, Jung & Choi, 2016).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델 이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아 스마트  콘텐츠의 범

를 결정하고자 하 다. 문가 집단은 경희  스

마트 연구소와 서울 재단이 추천한 국내․외 

4년제 학의 , 경 정보, 문화콘텐츠 학과 교

수  한국문화 연구원의 박사  연구원을 상

으로 구성하 다. 1차 델 이 조사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스마트  콘텐츠의 정의를 문가들에

게 보여  뒤, ‘2015년 산업연 표 분류’ 상의 82

개 산업(기타 산업 제외)  스마트  콘텐츠와 

련이 있다고 단되는 산업을 선택하고, 그 련 

정도를 1~5 의 리커트(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1차 델 이 조사에서 과반수(5명) 이상의 

문가들에게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으로 선

택된 산업들과 평가된 수의 평균값을 함께 표시한 

리스트를 구성하여 2차 델 이 조사를 수행하 다. 

문가들은 선택된 산업들과 평균값을 참고하여, 각 

산업별 스마트  콘텐츠와의 련 여부와 정도를 

재평가하 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 문가 5명 이

상에게 선택받고, 평균 3  이상의 수를 받은 산

업들만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외생변수화하 다.

3.2 RAS  입지계수법을 용한 연장연도의 지역

산업연 표 작성

RAS 분석 순서는 다음 <Figure 2>과 같다. 우선 

재구성한 산업연 표와 산출액 벡터를 토 로 기

연도의 투입계수행렬을 도출한다. 투입계수는 

최종 수요가 지역과 산업 부문으로 시키는 직  

효과를 보여 다. 

 












 

 



 

 



 

 












































··········· (1) 

다음으로 명목 GDP 성장률 등의 데이터를 토

로 계산한 목표 산출액의 각행렬을 기 연도의 투

입계수행렬에 곱하여 연장연도의 1차 추정 내

생부문 거래행렬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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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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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정 내생부문 거래행렬에 합벡터 를 곱하여 

1차 간수요벡터
를 산출하고, 이를 목표 간

수요벡터와 비교한다. 부분의 경우 이 둘의 

값은 다르게 도출되기 때문에, 목표 간수요벡터의 

각행렬과 1차 간수요벡터의 각행렬의 역

행렬(
)을 곱하여, 1차 행수정계수()를 구

하고, 이를 통해 2차 추정 내생부문 거래행렬

을 구한다.


∙≠

 ···································· (3)

 
∙

 ········································ (4)

 
∙ ··············································· (5)

2차 추정 내생부문 거래행렬에 합벡터 ′를 앞에 

곱하여 1차 간투입계 벡터(
)를 도출하고, 이를 

목표 간투입계()와 비교한다. 이 역시 부분의 

경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2차 추정 내생부문 

거래행렬의 뒤에서 1차 열수정계수()를 곱하여 3

차 추정 내생부문 거래행렬을 도출한다. 


  ′∙≠ ······································· (6)

 
∙

 ·········································· (7)

 ∙
 ·············································· (8)

식 (3)부터 식 (8)까지의 과정을 행수정계수와 열

수정계수가 모두 1에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으로 연장연도의 투입계수행렬을 도출하며, 이를 

식으로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

 ································· (9)

 ∙∙

  ∙∙∙∙ ··············· (10)

이어 연구 목 에 맞게 서울을 기 으로 하는 지

역산업연 표를 작성하기 해 입지계수를 계산하

다. 지역의 입지계수는 아래의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Kim et al., 2006). 이 때 입지계수가 1보다 

클 경우, 해당 지역의 해당 산업이 국에 비해 상

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의전산업대비산업의특화정도
지역의전산업대비산업의특화정도

·································································· (11)

지역별, 산업별 특화 정도는 지역 내 산업별 총생

산액, 부가가치액, 취업자수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하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

해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지역 내 산업별 부가가

치액 자료를 토 로 특화 정도를 추계하 다. 이어 

다음의 공식과 같이, 입지계수들의 각행렬을 앞서 

구한 국투입계수행렬과 곱하여 지역투입계수

행렬을 구하 다. 

∙
 ········································· (12)

3.3 경제  효과 추정

새로 작성된 지역산업연 표와 총투입액을 토

로 투입계수 행렬를 도출하 다. 이후 단 행렬

()에서 투입계수행렬()을 뺀 뒤, 이를 역행렬하여 

Leontief의 역행렬, 즉 생산유발계수행렬

를 도출한다. 이러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은 생산승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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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기 가 되며, 소득유발계수행렬, 부가가치

유발계수행렬, 간 세유발계수행렬, 취업유발계수행

렬과 곱해져 소득승수, 부가가치승수, 간 세승수, 취

업승수를 구하는데 활용된다(Bank of Korea, 2015). 

생산승수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지역과 

 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생산 효과’로 생산유발

계수행렬의 열(列)의 합으로 구할 수 있

다. 소득승수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지

역과 각 산업이 이를 충족시키기 해  산업에 

시키는 직․간 인 소득 효과’로 정의되며, 피용

자보수를 총투입계로 나 어서 구한 소득유발계수행

렬 을 생산유발계수행렬과 곱하여 계산한다. 부

가가치승수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각 산업 

부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해  산업에 시키는 

직․간 인 부가가치 효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계를 총투입계로 나 어서 구한 부가가치유발계수행

렬 을 생산유발계수행렬과 곱하여 계산한다. 간

세승수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각 산업부

문이 이를 충족시키기 해  산업에 시킨 직․

간  재정수입 효과’를 의미하며, 간 세를 총투입

계로 나 어서 구한 간 세유발계수행렬( )을 생

산유발계수행렬과 곱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취

기준연도의 투입계수 도출

↓

중간거래행렬 작성 

↓

중간투입계 및 중간수요계 벡터 산출

↓

수정계수 산출 및 투입

↓

                          ≒  

No ≒

 yes

간거래행렬 확정

 


∞

  



∞



 ∙∙   ∙∙∙∙

↓

지역별/산업별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입지계수 추계

↓

입지계수의 대각행렬과 전국산업연관표를 곱하여 지역산업연관표 도출

<Figure 2> RAS 분석  입지계수법 순서(Kwon, 2020)을 토 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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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승수는 ‘최종수요 1단 가 발생할 때, 국민경제 

반에 걸쳐 직․간 으로 유발되는 취업효과’를 의

미하며, 취업자수를 총투입계로 나  노동계수행렬

( )을 생산유발계수행렬과 곱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종수요로 인한 산업 부문별 생

산변동이 아니라 스마트  콘텐츠 산업이라는 특

정 산업으로의 투입 증가가 유발하는 효과를 추정하

는데 목 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콘텐츠 

산업은 외생화하고 타산업의 생산액은 내생화하 다

(Miler & Blair, 2009). 서울시의 투자로 인해 발

생하는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생산증가액 규모

(∆)는 투입계수행렬에서 스마트  콘텐츠 산

업의 행과 열을 제외한 행렬 의 Leontief 역행

렬과 투입계수행렬의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열

벡터에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제외한 열벡터

와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생산증가액 규모

∆을 곱하여 계산한다(식 13). 이 생산액 변화 

행렬의 앞에 타 산업 부문의 소득유발계수
, 부

가가치유발계수
 , 간 세유발계수

 , 취업유

발계수
의 각행렬을 곱하여 타 산업에 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간 세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구할 수 

있다.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3.4 연쇄효과 악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들은 서로 향

계를 갖는다. 산업 A는 산업 B에 투입물을 제공하

고, 산업 B의 산출물은 다시 산업 A의 투입물로 사

용될 수 있다(Zhang & Zhao, 2007). 연쇄효과는 

이러한 산업들 간의 향 계를 악하기 해 사용

되는데, 크게 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로 구분

될 수 있다.

감응도계수라고도 불리는 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 )는 “ 간재로 투자된 특정 산업

()의 산출물을 사용하는 타 산업들의 생산물에 

한 특정 산업의 직․간  효과”를 의미한다. 반면, 

향력계수라고도 불리는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는 “특정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간재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의 생산에 한 

직․간  향”으로 정의된다(San Cristobal & 

Biezma, 2006, p. 2). 즉, 방연쇄효과는  산

업의 생산물에 한 최종 수요가 각각 한 단 씩 발

생할 때 스마트  콘텐츠가 받는 향을 의미하

며, 후방연쇄효과는 스마트  콘텐츠의 생산물에 

한 최종수요가 한 단  발생할 때  산업에 미치

는 향을 나타낸다. 각 연쇄효과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행렬의행합의평균
생산유발계수행렬의행합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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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연쇄효과 


 













 






  생산유발계수행렬의행합의평균
생산유발계수행렬의열합

  ······························································· (19)

이러한 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토 로 산

업 부문을 크게 다음 <Figure 3>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의 방연쇄효과와 후방

연쇄효과가 모두 높을 경우 ‘ 간 수요  제조업형’에 

해당되며, 화학이나 철강 등 원재료 제조 산업이 흔

히 여기에 속한다. 두 연쇄효과가 모두 낮을 경우 ‘최

종 수요  원시산업형’에 해당되며, 력, 가스, 농업 

등이 흔히 여기에 속한다. 방연쇄효과가 낮고, 후

방연쇄효과가 높을 경우 ‘최종 수요  제조업형’으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건설 등 최종재 제조 산업이 흔

히 여기에 속하게 된다. 반면, 방연쇄효과가 높고, 

후방 연쇄효과가 낮을 경우 ‘ 간 수요  원시산업

형’에 속하며, 상업과 서비스 등의 산업들이 흔히 여

기에 속한다(Kwon, Kim & Jeon, 2016). 

Ⅳ. 분석  결과

4.1 스마트  콘텐츠 연  산업 

문가 집단을 상으로 수행한 델 이 조사 결

과, 총 14개의 산업이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

으로 최종 선택되었다(<Table 2> 참조).  분야

(문화  여행 련 서비스, 스포츠  오락서비스 

등)와 정보통신기술 분야(통신서비스, 소 트웨어 

개발 공   기타 IT 서비스 등)는 물론, 콘텐츠 개

발  제작 련된 산업들(연구개발, 장비․용품  

지식재산권 임  등)도 스마트  콘텐츠 련 산

업으로 선정되었다. 최종 평균 수를 살펴보면, 문

화  여행 련 서비스가 평균 수 5.0으로 가장 

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상운송서비스와 사업

련 문서비스 분야가 3.7 으로 선택된 산업  가

<Figure 3> 연쇄효과에 따른 산업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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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련성을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이 14개의 

산업을 스마트  콘텐츠 산업으로 별도의 산업 부

문으로 외생화하고,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산업들은 

다시 28개의 부문으로 통합하 다.1) 따라서, 총 29

개의 산업을 상으로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를 추정하 다(<Table 3> 참조). 

4.2 2020년도의 서울 기  지역산업연 표 작성 결과

2015년 산업연 표와 2015년~2020년까지의 명

목GDP 성장률, 취업자수 등 경제 련 통계치를 반

하여 2020년의 총 산출액( )과 부가가치액을 추

정하고, 이를 토 로 간수요계(), 간투입계

()를 계산하 다. 간투입계 벡터는 총산출액 벡

터에서 부가가치 벡터를 감하여 계산하 으며, 간

수요계 벡터는 산출액 벡터에서 최종수요계 벡터를 감

하여 계산하 다. 각 산업별 비 은 2015년의 산업

연 표 상의 비 과 동일하게 계산하 다. 행수정계수

와 열수정계수를 반올림한 값이 모두 1이 될 때까지 

행렬의 조정 작업을 반복한 결과,   

에서 모든 산업의 행 합과 열 합이 동일하게 나타나, 

차이가 0이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새롭게 작성된 2020년 버 의 국산업연 표에 

서울의 각 산업들이 갖는 입지계수를 반 하여 지역

산업연 표를 구성하 으며, 각 산업별 입지계수는 

<Table 4>과 같다. 서울의 산업들  입지계수가 가

1) 1농림수산품, 2. 산품, 3.음식료품, 4.섬유  의복, 5.목재  종이, 인쇄, 6.석탄  석유제품, 7.화학제품, 8.비 속 물제품, 
9.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10.컴퓨터, 자  학기기, 11. 기장비  기계장비, 12.운송장비, 13.기타제조업 제품, 14.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15. 력, 가스  증기, 16.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17.건설, 18.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19.운송서비스, 20.정보통신  방송서비스, 21. 융  보험 서비스, 22.부동산 서비스, 23. 문, 과학  기술서비스, 24.
사업지원 서비스, 25.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26.교육서비스, 27.의료  보건, 28.기타  기타서비스

No. 산업번호 산업 최종 평균 수

1 79 문화  여행 련 서비스 5.0

2 59 통신서비스 4.9

3 62 소 트웨어 개발 공   기타 IT서비스 4.9

4 80 스포츠  오락 서비스 4.9 

5 61 정보서비스 4.7

6 58 음식   숙박서비스 4.6

7 53 육상운송서비스 4.5

8 60 방송서비스 4.2

9 70 연구개발 4.2

10 55 항공운송서비스 4.1

11 64 상ㆍ오디오물 제작 배 4.1

12 73 장비ㆍ용품  지식재산권 임 3.9

13 54 수상운송서비스 3.7

14 71 사업 련 문서비스 3.7

<Table 2>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  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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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뷴류 상 산업 분야 뷴류 상 산업

농림수산품

작물
기장비

 기계장비

기장비

축산물 일반목 용 기계

임산물 특수목 용 기계

수산물

운송장비

자동차

농림어업 서비스 선박

산품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운송장비

속  비 속 물 기타제조업제품 기타 제조업 제품

음식료품

식료품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 수리

음료품
력, 가스  증기

력  신재생에 지

담배 가스, 증기  온수

섬유  의복
섬유  의복

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수도

가죽제품 폐수처리

목재  종이, 
인쇄

목재  목제품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서비스

펄   종이제품
건설

건물건설  건축보수

인쇄  기록매체 복제 토목건설

석탄  석유제품 석탄  석유제품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도소매  상품 개서비스

화학제품

기 화학물질
운송서비스*

창고  운송보조서비스

합성수지  합성고무 우편  소화물 문운송 서비스

화학섬유 신문  출  서비스* 신문  출  서비스

의약품

융  보험 서비스

융서비스

비료  농약 보험서비스

기타 화학제품 융  보험 보조 서비스

라스틱제품
부동산 서비스

주거서비스

고무제품 기타 부동산서비스

비 속 물제품
유리  유리제품 문, 과학  기술서비스* 과학기술  기타 문서비스

기타 비 속 물제품 사업지원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철강1차제품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비철 속괴  1차제품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

속 주물
의료  보건

의료  보건

속가공제품 사회복지서비스

컴퓨터, 자  
학기기

반도체

기타  기타서비스

사회단체

자표시장치
자동차ㆍ소비용품 수리  

개인서비스

기타 자부품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

스마트  콘텐츠 육상운송서비스 외 13개 산업
통신, 방송  상, 

음향기기

정 기기

*표시는 스마트  콘텐츠에 속하게 된 일부 산업이 제외된 부문이며, ‘신문  출 서비스’는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부분으로 

통합되어야하지만, 나머지 산업 모두가 스마트  콘텐츠 산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분류 상의 명칭을 사용함

<Table 3> 산업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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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낮은 산업은 산품(0.0000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산업은 신문  출  서비스(2.6554)로 

나타났다. 스마트  콘텐츠는 다섯 번째로 입지계

수가 높은 1.6927로 나타나, 국에 비해 상 으

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스

마트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액은 국과 서울

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의 각각 18.1%와 30.6%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의 스마트  

 산업의 부가가치액 비
입지계수 국비

국 서울

농림수산품 0.0192 0.0009 0.0481 0.0109

산품 0.0011 0.0000 0.0248 0.0056

음식료품 0.0149 0.0011 0.0729 0.0165

섬유  의복 0.0087 0.0148 1.7111 0.3867

목재  종이, 인쇄 0.0083 0.0049 0.5818 0.1315

석탄  석유제품 0.0148 0.0010 0.0647 0.0146

화학제품 0.0338 0.0022 0.0647 0.0146

비 속 물제품 0.0060 0.0003 0.0482 0.0109

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0.0361 0.0017 0.0482 0.0109

컴퓨터, 자  학기기 0.0481 0.0046 0.0957 0.0216

기장비  기계장비 0.0394 0.0038 0.0957 0.0216

운송장비 0.0501 0.0041 0.0826 0.0187

기타제조업 제품 0.0035 0.0003 0.0826 0.0187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0.0075 0.0006 0.0826 0.0187

력, 가스  증기 0.0146 0.0041 0.2838 0.0641

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0.0022 0.0006 0.2838 0.0641

건설 0.0600 0.0353 0.5885 0.1330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0.0761 0.1484 1.9518 0.4411

운송서비스 0.0073 0.0056 0.7694 0.1739

신문  출  서비스 0.0004 0.0011 2.6554 0.6001

융  보험 서비스 0.0622 0.1367 2.1967 0.4964

부동산 서비스 0.0821 0.1170 1.4257 0.3222

문, 과학  기술서비스 0.0132 0.0210 1.5927 0.3599

사업지원 서비스 0.0132 0.0210 1.5927 0.359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0729 0.0426 0.5847 0.1321

교육서비스 0.0525 0.0483 0.9204 0.2080

의료  보건 0.0527 0.0541 1.0261 0.2319

기타  기타서비스 0.0188 0.0181 0.9644 0.2180

스마트  콘텐츠 0.1806 0.3057 1.6927 0.3825

총 부가가치액 (백만원) 1,772,139,563 400,494,557 - -

<Table 4> 서울의 산업별 입지계수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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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에 해서도 서울의 스마트  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38.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이 서울과 국 

모두에 지 한 부가가치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입지계수의 각행렬에 앞서 구한 국산업

연 표을 곱하여 지역산업연 표를 작성하 다. 지

역산업연 표 역시 항등행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

다. 한 새로 작성된 산업연 표가 거시경제의 안정

을 한 Hawkins-Simon의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 다. 이 조건은 투입계수행렬의 주 각원소가 

0~1사이의 값을 가지고,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주

각원소는 1이상으로 나타나야한다는 조건이다. 투입

계수행렬의 주 각원소인 투입계수는 산업 간 거래량

을 투입 산업의 총 투입계로 나 어 계산되기 때문에, 

경제  의미가 없는 음수(-)로 나오거나, 총 투입량

을 과하는 1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주 각원소인 생산유발계

수는 각 산업부문의 최종수요를 한 단  증 시키기 

해 특정 산업의 산출요구량을 나타내며, 이 값에서 

1까지는 자기 부분에 해 필요한 산출량을, 1을 제

외한 나머지 값은 타 산업에 해 필요한 산출량을 의

미하기 때문에 1이상으로 나타나야한다(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 새로 작성한 국산업연 표와 

지역산업연 표 모두 Hawkins-Simon의 조건 검

정을 통해 투입계수행렬의 주 각원소는 0~1 사이

의 값을 가지며, 생산유발계수행렬의 주 각원소가 1 

이상으로 나타나, 문제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하 다

(Hawkins & Simon, 1949) (<Table 5> 참고). 

4.3 서울 스마트  콘텐츠의 경제  효과

서울 스마트  콘텐츠가 서울 내 타 산업에 미치

는 경제  효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우

선,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370으로 서울의  산업에 걸쳐 직․간 으로 

1.3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10억 원이 투

입되었을 경우, 서울  산업에 약 13.7억 원 이상

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어, 소득, 부가

가치, 간 세유발승수를 살펴본 결과, 스마트  콘

텐츠 산업의 생산액이 10억 원 증가했을 경우,  산

업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유발효과는 약 8억 3,500

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3억 2,400만 원, 간

세는 약 3억 9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부

분의 유발효과들이 타 산업보다는 스마트  콘텐

츠 련 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취업유발승수를 살펴보면,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생산액이 10억 원 증가할 경우 타 산업에 약 

5.7명, 동 산업에 약 9.4명의 취업자 유발효과가 나

타나기 때문에 체 으로 약 15명의 취업자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타 산업에 한 효과를 살펴보면,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은 서울의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 융  보험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에 상 으

로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콘텐츠가 쇼핑과 소비, 결제, 비즈니스 부

분에 지 한 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

산품’, ‘비 속 물제품’ 등 업 분야들은 가장 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한 서울시의 투

자 액을 악하고, 이를 승수와 곱하여 구체 인 

액으로 경제  효과를 제시하 다. 투자 액에 

해서는 서울시의 ‘서울  기 발 계획(2019~ 

2023)’에서 제시된 과제들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콘텐츠 개념과 련 있다고 단되는 과

제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총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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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에 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05억 5,000만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을 

악하 으며(<Table 7> 참고), 해당 투자 액을 

토 로 2년간 스마트  콘텐츠가 유발하는 경제  

효과를 추정하 다.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유발계수와 투자 

계획 액을 토 로 다음 <Table 8>과 같이 경제  

효과를 추정하 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

년 간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은 서울의  산

업에 걸쳐 약 144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

산업
투입계수(0≤≤1) 생산유발계수(≥1)

국산업연 표 지역산업연 표 국산업연 표 지역산업연 표

농림수산품 0.0390 0.002 1.0199 1.0020

산품 0.0004 0.000 1.0213 1.0001

음식료품 0.1415 0.010 1.0517 1.0111

섬유  의복 0.2163 0.370 2.1041 1.5938

목재  종이, 인쇄 0.2204 0.128 1.5172 1.1504

석탄  석유제품 0.0294 0.002 1.0405 1.0021

화학제품 0.2465 0.016 1.0910 1.0166

비 속 물제품 0.1273 0.006 1.0135 1.0062

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0.2653 0.013 1.0462 1.0130

컴퓨터, 자  학기기 0.2602 0.025 1.0600 1.0258

기장비  기계장비 0.1723 0.016 1.0622 1.0170

운송장비 0.2030 0.017 1.0358 1.0172

기타제조업 제품 0.0404 0.003 1.0118 1.0035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0.0561 0.005 1.0589 1.0054

력, 가스  증기 0.1001 0.028 1.1871 1.0297

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0.0228 0.006 1.0375 1.0069

건설 0.0002 0.000 1.0521 1.0006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0.0307 0.060 3.2441 1.0950

운송서비스 0.0526 0.040 1.3526 1.0479

신문  출  서비스 0.0126 0.033 1.2095 1.0417

융  보험 서비스 0.1167 0.256 3.0752 1.3725

부동산 서비스 0.0204 0.029 1.7704 1.0424

문, 과학  기술서비스 0.0310 0.049 1.4639 1.0559

사업지원 서비스 0.0172 0.027 1.9136 1.037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0000 0.000 1.0221 1.0001

교육서비스 0.0003 0.000 1.0203 1.0006

의료  보건 0.0039 0.004 1.0745 1.0050

기타  기타서비스 0.0067 0.006 1.1776 1.0093

스마트  콘텐츠 0.1103 0.187 6.1739 1.2913

<Table 5> Hawkins-Simon의 조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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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산승수 소득승수

부가가치

승수
간 세승수 취업승수

 순 순 순 순 순

농림수산품 0.001 21 0.000 25 0.001 14 0.000 25 0.019 14

산품 0.000 28 0.000 28 0.000 28 0.000 27 0.001 27

음식료품 0.005 12 0.003 12 0.001 13 0.002 12 0.036 12

섬유  의복 0.013 8 0.013 6 0.004 6 0.008 7 0.164 9

목재  종이, 인쇄 0.009 10 0.007 10 0.002 11 0.006 8 0.092 10

석탄  석유제품 0.003 14 0.000 23 0.000 20 0.001 14 0.004 25

화학제품 0.001 17 0.001 20 0.000 18 0.001 16 0.007 21

비 속 물제품 0.000 27 0.000 27 0.000 27 0.000 28 0.001 28

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0.000 26 0.000 26 0.000 24 0.000 23 0.001 26

컴퓨터, 자  학기기 0.002 15 0.001 17 0.001 12 0.001 15 0.009 18

기장비  기계장비 0.001 19 0.001 19 0.000 19 0.000 19 0.007 20

운송장비 0.001 20 0.001 18 0.000 17 0.000 21 0.006 23

기타제조업 제품 0.000 24 0.000 22 0.000 25 0.000 20 0.007 22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0.000 25 0.000 24 0.000 26 0.000 22 0.005 24

력, 가스  증기 0.007 11 0.002 14 0.003 8 0.003 11 0.015 15

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0.001 18 0.001 16 0.001 15 0.000 17 0.014 17

건설 0.002 16 0.002 13 0.000 22 0.000 18 0.023 13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0.102 1 0.087 1 0.018 1 0.059 1 2.133 1

운송서비스 0.022 5 0.017 5 0.010 4 0.008 5 0.361 4

신문  출  서비스 0.016 7 0.021 4 0.005 5 0.005 9 0.290 5

융  보험 서비스 0.063 2 0.052 2 0.013 3 0.047 2 0.724 3

부동산 서비스 0.044 3 0.013 8 0.013 2 0.028 3 0.266 6

문, 과학  기술서비스 0.016 6 0.013 7 0.003 9 0.008 6 0.218 8

사업지원 서비스 0.043 4 0.038 3 0.003 7 0.016 4 1.000 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001 23 0.001 21 0.000 21 0.000 26 0.008 19

교육서비스 0.001 22 0.001 15 0.000 23 0.000 24 0.014 16

의료  보건 0.003 13 0.003 11 0.001 16 0.001 13 0.055 11

기타  기타서비스 0.010 9 0.009 9 0.002 10 0.004 10 0.255 7

타 산업효과 0.370 0.287 0.081 0.200 5.733

동 산업효과 1.000 0.548 0.243 0.196 9.379

합계 1.370 0.835 0.324 0.396 15.112

*취업유발계수는 생산액 10억 기 임

<Table 6> 2020년 기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 세, 취업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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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사업 내용
투자 계획 

2022년 2023년

온라인 서울 방송국 운
∙ 서울시민, 서울방문 객 상의 문 온라인 방송 

채 (유튜 ) 운
1,000 1,000

‘서울 여행지원센터’ 운

∙ 화형 UI(챗 -ChatBot) 개발을 통한 24/7 안내서비스 

제공

∙ 모바일 상담창구 ‘상담톡’ 구축

1,000 1,000

무장애  콘텐츠 확충
∙ 유용한 정보를 상물로 제작, 자막 수화해설(청각), 

상해설(시각) 등 지원
250 300

M.V.P Seoul 코스를 한 

BI개발  기능 보완

∙ 개별 객들을 한 테마코스 어 리 이션 개발 운

∙ 안내마크에 QR 코드 삽입하여 지 별  정보 안내  

투어 인증 이벤트 추진

500 500

공연콘텐츠 활용 아트테인먼트 

상품 개발

∙ 공연콘텐츠 연계 일/반일 코스 개발 등 ‘아트테인먼트’ 

상품화 지원

∙ 서울 홈페이지 연계 다국어 공연콘텐츠 약서비스 제공

500 500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체험거리 조성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집 지인 DMC에 VR/AR, 

디지털 사이니지,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체험공간 조성

300 300

ICT 기반 게임형식의 체험형 

 로그램 개발

∙ AR, 챗 , IoT 기술에 기반 몰입감있는 융복합 스토리텔링 

랫폼
300 300

서울 스마트  통합 

랫폼 구축

∙ ‘디지털 서울 체험 ’ 운

∙ 빅데이터 수집 분석, 모바일/웹사이트 통해 상황별 최 화 

정보

∙ 서울 스마트  체험센터 운

∙ SNS, 여행사이트 등에 등록된 서울  후기 수집 분석

500 500

민 력을 통해 여행 

모든 과정에 스마트  

서비스 제공

∙ AR, VR 활용, ‘여행  서울’ 체험 기회 제공

∙ AI, 모바일 챗  기반 여행 래  서비스 제공

∙ IoT기술 활용, 지  실시간 안내 서비스 제공

900 900

총계 5,250 5,300

<Table 7> 서울 스마트  콘텐츠 련 연도별 투자 계획(서울  기 발 계획(2019~2023)

(단 : 백만 원)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간 세유발효과 취업 유발인원

144.6 120.7 46.8 57.3 218.5

<Table 8> 2022년~2023년 서울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경제  효과

(단 : 억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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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 으로 계산하면, 약 

120억 원 이상의 소득유발효과, 약 47억 원의 부가

가치유발효과, 약 57억 원의 간 세유발효과와 약 

218명의 취업유발인원도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4.4 스마트  콘텐츠의 ․후방 연쇄효과

스마트  콘텐츠의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9>, <Figure 4>와 같다. 스마

트  콘텐츠가 타 산업 생산물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해 받는 향력 수 은 4.0776(1 )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 스마트  콘텐츠 련 산

업들의 산출물이 서울의 여러 산업들의 생산에 투입

되는 간재나 서비스로 활발하게 활용되며, 타 산업

의 생산 증가에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마트  콘텐츠에 한 최종수요 증가가 타 산업

에 미치는 향력 수 은 1.0975(7 )로 이 역시 높

은 수치를 보 다. 이는 서울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들이 창출하는 생산물이 증가할 경우, 이를 

해 투입되는 간재나 서비스 등 후방 산업에 

* 1.농림수산품, 2. 산품, 3.음식료품, 4.섬유  의복, 5.목재  종이, 인쇄, 6.석탄  석유제품, 7.화학제품, 8.
비 속 물제품, 9.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10.컴퓨터, 자  학기기, 11. 기장비  기계장비, 12.운
송장비, 13.기타제조업 제품, 14.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15. 력, 가스  증기, 16.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17.건설, 18.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19.운송서비스, 20.정보통신  방송서비스, 21. 융  
보험 서비스, 22.부동산 서비스, 23. 문, 과학  기술서비스, 24.사업지원 서비스, 25.공공행정, 국방  사회보
장, 26.교육서비스, 27.의료  보건, 28.기타  기타서비스

<Figure 4>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후방 연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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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발한 생산유발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Hwang et al., 2021). 즉, 서울 스마트  콘텐

츠 련 산업은 타 산업들과 높은 수 의 상호의존

인 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값 순 값 순

농림수산품 0.6736 27 0.8510 27

산품 0.6745 25 1.0844 8

음식료품 0.6946 19 0.9248 19

섬유  의복 1.3897 4 1.4675 1

목재  종이, 인쇄 1.0021 7 1.1036 5

석탄  석유제품 0.6872 21 0.7641 29

화학제품 0.7205 13 0.9000 21

비 속 물제품 0.6694 28 0.9791 13

1차 속제품  속가공제품 0.6910 20 0.8719 25

컴퓨터, 자  학기기 0.7001 16 0.8525 26

기장비  기계장비 0.7015 15 0.8781 24

운송장비 0.6841 23 0.8939 22

기타제조업 제품 0.6682 29 1.0832 9

제조임가공  산업용 장비수리 0.6994 17 0.9532 15

력, 가스  증기 0.7841 11 0.7779 28

수도, 폐기물처리  재활용 서비스 0.6852 22 1.0070 11

건설 0.6949 18 0.9350 18

도소매  상품 개 서비스 2.1426 2 1.1520 4

운송서비스 0.8933 9 1.1005 6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0.7988 10 1.3378 2

융  보험 서비스 2.0311 3 1.2664 3

부동산 서비스 1.1693 6 0.9523 16

문, 과학  기술서비스 0.9668 8 0.9960 12

사업지원 서비스 1.2639 5 0.9187 2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0.6751 24 0.8926 23

교육서비스 0.6739 26 0.9429 17

의료  보건 0.7097 14 0.9594 14

기타  기타서비스 0.7778 12 1.0567 10

스마트 콘텐츠 4.0776 1 1.0975 7

*표시는 스마트  콘텐츠에 속하게 된 일부 산업이 제외된 분야임

<Table 9> 서울 스마트  콘텐츠  타 산업의 ㆍ후방 연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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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토론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스마트  콘텐츠에 한 투자가 

서울의  산업에 유발하는 경제  효과를 추정

하기 해 산업연 분석을 수행하 다. 이 때 보다 

객 으로 효과를 추정하기 해 문가 집단

에게 련 산업을 선정하도록 하 으며, 재의 경

제  상황을 연구에 최 한 반 할 수 있도록 RAS 

기법과 입지계수법을 활용하여 2015년의 국산업

연 표를 2020년 버 의 서울 기  지역산업연 표

로 업데이트하 다. 

연구 결과, 총 14개의 산업이 련 산업으로 선택

되었다. 이를 스마트  콘텐츠 산업으로 외생화하

고 타 산업의 생산액은 내생화하여 자기 산업과 타 

산업에 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의 유발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  콘텐츠 산업은 투

자액 비 약 1.3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생산액이 1단  증가할 때마다 약 0.8배

의 소득유발효과, 약 0.3배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0.4배의 간 세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되었

다. 취업창출효과는 생산액 10억 원 당 약 15명으로 

추계되었다. 이 효과는 타 산업이 자기 산업과 타 산

업에 유발할 수 있는 효과들의 평균치(타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 1.227, 소득유발계수: 0.698, 부가

가치유발효과: 0.269, 취업유발효과: 생산액 10억 

원 당 약 1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간 세 제

외). 따라서 스마트  콘텐츠는 높은 생산유발효

과를 가지며, 고소득,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분야는 산출물이 타 산업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가가치로 환되기 때문에 상

으로 낮은 생산 효과를 보이며(Lee, Song & 

Moon, 2011), 이러한 으로 인해 스마트 의 경

제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생산 효

과는 다소 조하게 나타났다(Lee, Koo & Chung, 

2020).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생산 효과가 높

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콘텐츠 련 산업들

이  분야의 낮은 생산 효과를 보완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어 ‘서울  기 발 계획(2019~2023)’에 포

함된 사업들  스마트  콘텐츠 련 사업들을 도

출하고, 해당 사업들의 남은 2년 간(2022년~2023

년) 계획된 투자 액인 105억 5,000만원이 스마트

 콘텐츠 유  산업에 투자되었을 경우를 가정하

여 경제  효과를 추산하 다. 그 결과, 2년 동안 

서울의  산업에 걸쳐 약 1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가 창출될 것으로 측되었으며, 이러한 생산유발효

과로 인해서 약 120억 원 이상의 소득유발효과, 약 47

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57억 원의 간 세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약 218명을 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 의 방연쇄효과

와 후방연쇄효과를 가지고 있어, 타 산업들과 굉장히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스마트  콘텐츠가 활성화되어 이에 한 공

과 수요가 증 될 경우, 타 산업에도 정 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학술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 인 단은 

배제하고 문가 집단의 의견을 극 반 함으로써,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을 객 이고 문

으로 선정하여 보다 정확하게 경제  효과를 추

정하고자 하 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자의 주

 단으로 연구의 범 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는 과  는 과소 추정의 오류를 야기할 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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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im et al., 2016). 본 연구에 참여한 문가

들은 스마트  콘텐츠에 해서는 물론, 서울이라

는 도시에서 실 되는 스마트  콘텐츠의 특성에 

해서도 문 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다시 제시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연구 범  결정의 객 성과 문성이 

증 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RAS 기법과 입지계수

법을 활용하여 연구 목 에 맞게 산업연 표를 업데

이트 하 다. 앞서 언 했듯이, 산업연 표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행주기가 굉

장히 길다. 한, 매년 측치가 제공되는 국산업

연 표와는 달리 지역산업연 표는 실측한 연도에만 

제공되고 있어, 시기 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

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당시 최신의 산업연

표를 활용하더라도, 이 한 몇 년 의 산업 간 

거래내역이기 때문에 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명목 GDP 성장률, 서울의 산업별 입지계수를 활

용하여 산업연 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시기와 장소

의 특성을 최 한 반 하고자 노력하 다. 특히 재 

시 으로 산업연 표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하락된 GDP 수치를 반 하여 산업연 표

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재의  산업과 반

인 경제 상황을 연구 결과에 반 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서울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무  시사 을 제시한

다. 첫째, 서울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를 해서

는 서울의 지속 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

입재의 효과가 배제된 국산거래표를 활용하여 보수

으로 경제  효과를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울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는 지원 사업의 투자액

보다 더 많은 액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

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실에서는 수입재로 인해 

창출되는 유발효과까지 포함된 더 큰 경제  효

과를 창출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스마트

 콘텐츠에 한 서울시의 투자가 성공 인 결과물

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

는 스마트  콘텐츠의 향 범 를 거시 이고 생

태계  에서 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가 

집단이 선정한 스마트  콘텐츠 련 산업들 에

는 연구개발 산업, 사업 련 문서비스 산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개발 산업이 선택된 것은 스마

트  콘텐츠의 제작과 개발에 있어 연구개발의 

요성이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사업 련 

문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것은 스마트  콘텐츠 활

성화로 인해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을 

지원하는 문 경 서비스의 요성이 반 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콘

텐츠 산업이 정보통신기술, , 콘텐츠와 직 으

로 련된 분야들의 단순 결합이 아닌, 도시를 구성

하는 여러 산업들의 융합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한 갖고 

있다. 우선, 분석 당시 2021년의 경제지표가 모두 발

표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20년을 기 으로 산업연

표를 업데이트했다는 한계 이 존재한다. 본 연구

는 불변산업연 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

목 GDP 성장률을 반 해야하는데(Hwang et al., 

2021), 분석 당시에는 실질 GDP 성장률만 발표가 

된 상황이었다. 2021년의 실질 GDP 성장률을 살

펴봤을 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보다 

약간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를 반 하지 

못했다는 한계 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기 발 계획’에서 스

마트  콘텐츠와 련이 있다고 단되는 사업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의 남은 향후 2년의 투자 액을 

토 로 경제  효과를 추산하 으나, 그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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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스마트  콘텐츠가 차지하는 정도를 반 하지

는 못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스마트  콘텐츠 산업에 한 투자 액을 악하

여, 경제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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