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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인력수요 구조의 분석과 전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2015~2019)” 자료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2029년까
지 IoT 산업 및 직업별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한다. IoT 인력수요 생태계는 크게 디바이스(HW) 산업과 서비스
(SW)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망기간 중 IoT 플랫폼과 IoT 서비스 산업의 SW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에 IoT 디바이스와 IoT 네트워크 산업 등 HW 관련 산업은 비중과 고용이 정체 혹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 서비스 산업에서는 IoT 관련 응용 서비스와 각 산업에 적용되는 IoT를 제어하고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SW 인력이 다수 필요하다. HW를 개발할 때에도 적용을 위한 SW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SW 관련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IoT 기술의 확산은 저전력화, 보안 이슈와 연계되어 산업을 세분화시키고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분석 등 데이터를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 SW 적용 및 해당산업 내 전문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등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갖춘 숙련인력 양성을 필요로 한다.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and examine the prospects for the structure of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manpower demand. This study derives prospective results for each industry's 
and job's manpower demand by 2029 through a comparison with “employment insurance” data based
on an “IoT industry factual survey for 2015 to 2019”. The ecology of IoT manpower demand can be 
mainly divided into the device, or hardware (HW), industry and the service, or software (SW), industry.
Employment centering on the IoT platform and SW jobs in the IoT service industry can be created during
the prospective period. The IoT service industry needs a lot of SW personnel to monitor the IoT for the 
applications related to IoT services in each industry, and to develop more application services. 
Employment related to SW can be persistently created because SW manpower must be applied even 
when developing HW. The popularity of IoT technology is connected to low electrical power, security
issues, and different segments of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skilled manpower with
specialized job performance, including the ability to connect data to industry (e.g., data utilization and 
analysis), the ability to apply SW, and to merge professional technology with each industry.

Keywords : Employment, Internet of Things, IoT Device, IoT Service, IoT Platform, IoT Network, 
Manpower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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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8년 7,2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9% 성장했으며, 2016~2022년 연평균 12.8% 성장
하면서 1조 1,9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기준 서비스 시장이 2,272억 달러로 전체 시장
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HW) 시장이 
2,157억 달러로 29.7%, 소프트웨어(SW) 시장이 1,726
억 달러로 23.8%,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시장이 
1,100억 달러로 13.5%를 차지하고 있다[1]. SW와 서비
스 및 HW 모두 고르게 성장세에 있고, 서비스, SW 영역
의 성장률이 보다 높다 [1]. 국내 IoT 시장은 2022년까
지 연평균 29.1%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는 2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IoT 관련 시장은 서비스(C), 플랫폼(P), 네트워크(N), 
제품기기(D)별로 구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는 2015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된 이후 “사물인터넷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3]. 2019년 사물
인터넷 관련 매출액은 10조 원을 넘어 10조 9,379억 원
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9조 4,149억 원) 대비 16.2% 증
가한 수치로, 세계 전망 수치 12.8%보다는 높게 나타났
으며 국내 기관에서 전망한 29.1%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시장 규모 전망 수치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2019년 IoT 
전체 매출에서 제품기기 산업이 4조 4,796억 원으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순으로 조사되었다. IoT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수는 2,313개사로 조사되었는데 IoT 서비스 산업의 사
업체 비중이 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품기기, 플랫
폼, 네트워크 순이다[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IoT 산업별로 매출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3], IoT 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IoT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oT 네트워크 산업은 
매출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인프라 투자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인프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다. IoT 서비스 시장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큰 상승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이
후에 성장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서비스 전체 매출액이 2조 8,680억 원을 기록
했고, 2018년도에 약 9,000억 원이 늘어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3].

이러한 IoT 시장과 동향 속에서,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4]의 주요 인프라 기술인 IoT 기술 인력수요 구조
의 분석과 전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2015~2019)” 자료[3]를 기반으로 “고용
보험” 데이터[5]와의 비교를 통해 2029년까지의 IoT 산
업 및 직무별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IoT 인력수요 구조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4장에
서는 IoT의 산업별, 직업별, 숙련별 인력수요를 도출한
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결과제와 
제언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포함
한 결론을 제시한다.

2. IoT 인력수요 구조 변화

Table 1처럼 IoT 생태계 내 참여자의 가치사슬 구조
는 칩 생산 업체, 모듈 및 단말 제조업체, 플랫폼 업체, 
솔루션 업체, 네트워크 업체 및 최종 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 크게 디바이스 제품군과 서비스 제품군으로 구분
된다[6]. HW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는 전자부품, 컴퓨
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있고, SW 영역에
서는 정보통신업 부문에서 출판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
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있다[3]. 

Devi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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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tor chip

Telec. 
module

Device 
business Platform

Telecom
municat

ion
Service

Type

- Wireless 
transmissi
on/recept
ion chip

- 
Sensor/M

CU

- IoT 
module

- 
Various 

IoT 
devices

- IoT 
platform SW
- IoT total 

management 
solution

- 
Wire/Wi

reless 
network

- 
Speciali
zed IoT 
service

Sourc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KIET) 
[6]

Table 1. Value chain of IoT

IoT와 연관성이 높은 관련 산업을 기준으로 「고용보
험」[5]과 IoT 산업 인력 현황[3]을 비교하고자 한다. 「고
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추이와 IoT 산업 인력 증가 
추이가 동조를 보이고 있다. 비교 가능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IoT 관련 산업 종사
자 중 약 10%가 IoT 산업 인력일 것으로 추정된다.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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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 플랫폼 산업 관련 인력이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
고 있고, 네트워크 관련 인력은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
다. 반면에 IoT 서비스와 IoT 제품기기 인력 수요는 정
체하고 있어 IoT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려면 다소 시
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nit: No. of person (thousand))

Source: Employment insurance (2008~2020)[6],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

Fig. 1. The comparison between the number of  
「Employment insurance」 insured of IoT-related 
industry and the manpower status trend of 
IoT industry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3]의 IoT 산업의 인력수
요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IoT 플랫폼 산업의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 플랫폼 투자가 많을뿐더러 아직 표준화된 
플랫폼이 없는 시장 상황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oT 네트워크 산
업의 경우 종사자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시장과 같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디바이스 개발 측면에서 보면 통신 기능이 하나의 칩으
로 모듈화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개발 인력보
다는 디바이스 개발 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Fig. 1은 이러한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IoT 산업 종사 인력의 개발인력 충원계획 대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3], IoT 산업의 추이와 동조를 보이고 
있다. 전년 대비 실질 인력 증가율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
승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oT 플랫폼 산업에서 
개발인력 대비 실질인력 증가가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019년 이후  IoT 플랫폼 투자가 시장에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IoT 네트워크 산업에
서는 감소 추이가 뚜렷이 확인된다. 네트워크 개발인력 

채용 계획은 지속적으로 음(-)의 추이였다가 2019년 잠
깐 반등했는데 실질인력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IoT 네
트워크 산업에서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IoT 디바이스 산업에서는 증가 추이가 뚜렷
해 보인다. 2016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던 추이는 2017
년 이후 충원계획과 실질인력 모두 증가세를 보여주었
다. IoT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IoT 서비스 산업에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6년에 전년 대비 감소였던 추이는 2017년 이후 충원
인력 계획과 실질인력 채용이 감소세였다가 2018년 들
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개발인력은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한 IoT 서비스 산
업에서 최근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는 이러한 IoT 산업의 인력 수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No. of 
employees 2015Y 2016Y 2017Y 2018Y 2019Y

Total 70,410 71,462 73,051 75,077 77,734 
Employment to 
GDP Ratio 15.1 12.3 10.1 8.7 7.1 

Platform 5,970 10,033 13,127 13,462 15,740 
Employment to 
GDP Ratio 10.0 10.7 11.1 8.8 9.2 

Portion of 
employed 
person

8.5 14.0 18.0 17.9 20.2 

Network 12,156 7,542 7,605 8,191 6,956 

Employment to 
GDP Ratio 9.9 7.1 6.2 5.3 3.7 

Portion of 
employed 
person

17.3 10.6 10.4 10.9 8.9 

Product device 17,572 13,976 14,152 14,575 16,398 
Employment to 
GDP Ratio 7.5 4.7 4.3 4.0 3.7 

Portion of 
employed 
person

25.0 19.6 19.4 19.4 21.1 

Service 34,712 39,911 38,167 38,849 38,640 

Employment to 
GDP Ratio 69.0 48.0 24.1 20.9 13.5 

Portion of 
employed 
person

49.3 55.8 52.2 51.7 49.7 

Sour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

Table 2. Structure change of IoT industrial 
manpower demand
                             (Unit: No. of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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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IoT 수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CPND 분류체계에 
따라 IoT 관련 산업 종사자의 추이를 추정하기 위해 「고
용보험」[5]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2029년) 종사자의 인력수요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5
년부터 2019년까지 실측기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
사」[3]를 종속변수로 2029년까지의 전망을 수행한다. 인
력수요 전망은 IoT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를 
바탕으로 결합예측(Forecast Combination) 기법의 전
망 방법론[7]을 통해 전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전망
은 계량전망 모형[8]과 예측결합기법을 통한 과정을 통해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 각 산업의 GDP, 생
산지수, 생산능력지수, 설비투자, 경제활동 인구 추이[9]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예측결합기법으로 「사물인터넷 산
업 실태조사」[3] 인력수요 추정치를 2029년까지 도출한다. 

분석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한국
은행(www.bok.or.kr) 등 통계작성기관의 공식통계와 
산업연구원 등 산업별 부가가치 데이터[10]를 이용하여 
전망을 한다. IoT 부문 인력수요 현황 통계(2015~2019
년)는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2015~2019년)」 통계
[3]를 이용한다. 취업자수 관련 추이는 통계청의 경제활
동 인구조사(소분류)와 고용보험 행정통계(세세분류)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고용전망은 경제활동인구조사[9], 한
국은행 경제통계, 고용보험 DB[5], 산업연구원의 부가가
치 전망[10] 등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내생변수에는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외생변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ICT 산업 소분류별 경제활동 취업
자 수 추이, 산업 중분류별 GDP, 산업 중분류별 실질부
가가치, 산업 중분류별 실질총산출, 산업 중분류별 생산
지표(생산지수, 생산능력지수, 설비투자지수)를 활용한다.

시계열 모형은 어떤 변수의 과거 값이 통계적으로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력수
요 추정을 위한 시계열 계량모형은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on, 이하 VAR) 모형 혹은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이하 VECM)을 이
용한다[8]. VAR 모형은 경제이론을 배제한 상태에서 모
형만으로 변수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시계열 안정화를 위해 차분하는 과정 
중 시계열 본래의 고유정보를 상실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경제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경우 VAR는 적합하지 않다
고 알려져 있다[11].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모형
으로 VECM 모형이 활용된다. VECM 모형은 불안정한 

시계열이 공적분 관계를 갖게 될 경우 장기적 균형관계
와 단기적 동적구조를 동시에 고려하며 분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12]. 

개별적으로는 단위근을 갖는 불안정 시계열이지만 선
형결합이 존재할 경우를 공적분 관계라고 한다. 공적분 
검정의 대표적 방법으로는 Johansen 검정[13]을 활용한
다. 공적분 검정은 Johansen 검정을 통해 시계열의 장
기적 안정관계를 확인하고 VAR와 VECM을 선택하는데, 
Johasen 검정 과정 중 rank가 0이 되면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 full-rank일 경우 모든 변수가 장기
균형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장기균형관계식을 
포함한 VECM을 활용하여 전망한다[12].

VAR(p) 혹은 VECM을 이용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 
IoT 관련 산업별 인력수요 예측치를 각각 산출한다. 
VAR(p) 시계열 모형은 Eq. (1)과 같다.
             (1)
c: constant vector
Aj: estimated coefficient vector
 : error term vector

VECM은 다음과 같다. 는 t시점의 고용 수준과 실

질 GDP로 구성된 다차원 열벡터로 가 단위근 시계열
인 VAR에서 r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면 VECM으로 
Eq. (2)로 표현될 수 있다. 

∆         
 

 

∆  
      

 

인력수요 전망을 위해 공적분 관계 유무에 따라 VAR 
혹은 VECM이 활용된다. 인력 수요 전망을 위해 인력수
요 변동과 거시경제 변수가 공적분 관계를 갖는다고 검
증되면 VECM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VAR를 예측모
형으로 선택하게 된다.

인력 수요 예측은 단일 계량모형을 통해 구한 인력 수
요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결합예측을 사용한다. 
Timmermann [7]은 결합예측 기법의 여러 연구방법론
을 정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특정 모형만을 기반으
로 한 예측치보다 여러 모형에서 도출된 예측치들의 가
중 평균치로 구한 결합예측이 더 나은 예측성과를 보인
다고 밝히고 있다. 결합예측 기법은 단일한 전망기법에 
비해 1) 보다 작은 기대치 에러를 기대할 수 있고, 2) 제
도변화나 기술의 발전과 같은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3) 단일한 전망기법
이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편이(bias)로 인한 잘못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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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산업별로 인력수급전망[14]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시균 외[12]는 예측결합기법을 통해 
중장기 인력수요전망 모형을 개선한 바 있다. 예측결합 
기법은 여러 개의 개별 예측치를 가중 평균하여 예측치
를 구하는 것으로 Eq. (3)과 같이 표현된다.

  

 
 



    
 (3)

   
 : Forecast value acquired from using ith 

information variable 
  : Weight endowed to ith forecast value

   
 : Forecast combination value
계량모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 취업계수는 산업별 

GDP 기반 VAR/VECM에서 도출된 인력 수요, 부가가
치 기반 VAR/VECM에서 도출된 인력 수요, 총산출 기
반 VAR/VECM에서 도출된 인력 수요이다. 총산출은 부
가가치와 중간투입의 합계이다[12].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향상되며 향상된 생산성은 산업 인력수요 구조
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 기술투자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부가가치 향상이 이루어지며 부가가치 향상은 기술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척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예측치 보정 등 인력 수요 
예측치를 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컴퓨터프로
그래밍, 정보서비스 부문의 기술특성을 반영하여 각 모
형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2010~20년대는 우리나라 산
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선형
모형인 VAR는 구조변화가 진행되는 기간의 변화를 반영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망치에 조정이 필요하다. 고
용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모형별 취업계수 예측
치에 미세조정과 가중치 등을 부여한다[15]. 

4. IoT 인력수요 전망

4.1 IoT 산업별 인력수요
IoT에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IoT 

플랫폼 산업과 IoT 서비스 산업이다. 2019년 기준 6.9%
에 달하는 IoT 플랫폼 산업은 2029년 들어 8.0%까지 확
대가 예상된다. 2019년 2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oT 서비스 산업은 2029년 33.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oT 네트워크 산업과 IoT 디바이스 산업은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19.2%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IoT 네트워크 산업은 2029년 
16.7%까지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 
산업은 2029년 41.9%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IoT 산업의 고용구조(인력 수요 비중) 변화는 HW 인력
에서 SW 인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나타
내고 있다. Fig. 2는 IoT의 네 가지 산업 분류의 고용구
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15].

 (Unit: %)

Fig. 2. The change of employment structure for each 
IoT industry (Revised from [15])

IoT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IoT 서비스 산업이다. 전망기간 IoT 플랫폼 산업과 IoT 
서비스 산업의 SW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될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IoT 디바이스 산업과 IoT 네트워크 
산업 등 HW 관련 산업은 비중과 고용이 정체 또는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IoT 산업 전체 취업자는 2019년 약 
7만 8천 명에서 2029년 96천 명으로 연평균 2.1%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9년 IoT 서비스 산업이 
연평균 3.1%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IoT 플랫폼 산업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IoT 네트워크 산업과 IoT 디바이스 산업은 0.3% 감
소, 0.1% 증가로 감소 또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3은 IoT의 네 가지 산업 분류별 취업자 수, 증감
수, 증가/감소률을 보여준다.

IoT 플랫폼 산업은 취업자가 2019년 15.7천 명에서 
2029년에는 4.5천 명 증가하여 20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IoT 플랫폼 산업에서는 산업 및 응용서비스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각축 중이다. 4
차 산업혁명[4] 진행 중 클라우드 등 인프라 대상 투자와 
AI, 증강현실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고용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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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Number of 
employed person

Increase or 
decrease of 

employed person

Increasing rate of 
employed person 
(annual average)

2014
Y

2019
Y

2024
Y

2029
Y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Total 70.3 77.7 88.7 96.0 7.5 11.0 7.4 18.3 2.0 2.7 1.6 2.1 
Platform 5.9 15.7 18.6 20.2 9.8 2.8 1.6 4.5 21.6 3.3 1.7 2.5 

Network 12.6 7.0 6.8 6.8 -5.7 -0.2 -0.0 -0.2 -11.3 -0.5 0.0 -0.3
Device 17.9 16.4 16.5 16.6 -1.5 0.1 0.1 0.2 -1.8 0.1 0.1 0.1 

Service 33.8 38.6 46.9 52.5 4.9 8.3 5.6 13.9 2.7 3.9 2.3 3.1 
*The 2014 year was estimated under assumption that the portion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2015 was maintained as the
portion in 2014. (Revised from [15])

Table 3. Prospect result of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industry

                             (Unit: No. of person (thousand), %)

IoT 네트워크 산업은 2019년 7천 명에서 2029년 
6.8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통신 기능
은 디바이스 제품에 원칩화하여 내장(IoT 제품을 개발하
기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 개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IoT 칩을 구매하면 통신 기능 등은 이미 내장되어 있어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적용 개발하기만 하면 됨)되고 있
는 추세로, 고용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IoT 디바이스 산업은 2019년 16.4천 명에서 2029년 
16.6천 명으로 현재의 고용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
다. 전망 기간(2019~2029년) IoT 디바이스 산업이 정
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IoT 디바이스 산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디바이스 구현을 IoT 플랫
폼 산업에서 같이 구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oT 서비스 산업에서는 2019년 38.6천 명에서 2029
년 52.5천 명으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oT 관련 응용 서비스와 각 산업에 적용되는 IoT를 제어
하고 응용 서비스 개발을 위한 SW 인력이 다수 필요하
다. HW를 개발할 때에도 SW 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SW 개발 및 활용을 위한 IoT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4.2 IoT 직업별 인력수요
IoT 관련 직업별 전망 수치를 「고용보험」 DB[5]와 연

계해 한국표준직업분류(7차)에 따라 매칭하였다. IoT 전 
산업을 통틀어 2019년 기준으로 직업별 비중이 가장 높
은 영역은 개발 인력(69.1%)이고 기획 및 마케팅 인력

(17.1%), 경영 회계 등 지원 인력(13.7%) 순이다. 개발 
직업 중 HW 개발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이고 SW 개발과 관련해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이다. 기획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직업은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이
다. 지원과 관련이 있는 직업은 회계 사무원, 경리 사무
원이다. Table 4는 IoT 관련 직업별 취업자 수, 증감, 증
감률과 전망치를 보여준다.

Indu
stry

Code
(sub 
class)

Job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

20
09

20
14

20
19

20
24

20
29

09-
14

14-
19

19-
24

24-
29

19-
29

09-
14.

14-
19.

19-
24.

24-
29.

19-
29.

HW 2211

Comp
uter 

hardw
are 

techni
cian 
and 

resear
cher

8 6 7 6 5 -2 1 -1 -1 -1 -5.01.8 -2.8-2.1-2.4

SW 2223

Applic
ation 
softwa

re 
develo

per

72 150 151 175 189 78 1 24 14 38 15.80.2 3.0 1.5 2.3 

Platf
orm

2221

Expert 
of 

comp
uter 
syste

m

17 14 25 27 29 -3 10 2 2 5 -3.511.61.9 1.6 1.8 

2231 Data 
expert- 7 12 15 16 - 5 2 2 4 - 10.63.7 2.3 3.0 

Plan
ning

/
Mark
eting

3121

Office
r of  

planni
ng 
and 

marke
ting

528 600 668 698 725 　 68 30 27 56 2.6 2.2 0.9 0.8 0.8 

Supp
ortin

g 
perso
nnel

3131

Accou
nting 
office

r

157 223 272 282 287 　 49 9 5 15 7.3 4.1 0.7 0.4 0.5 

3132
Bookk
eeper 
clerk

432 530 556 567 568 　 26 11 2 13 4.2 1.0 0.4 0.1 0.2 

Data source: Statistics Korea [9],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14]; Revised from [15]

Table 4.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related job

          (Unit: No. of person (thousand), %)

IoT 플랫폼 산업 중 개발인력은 실측기간(2014~2019년) 
중 연평균 20.3% 증가를 기록하였다. 전망 기간 중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에는 1.2천 명이 더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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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및 마케팅 인력
은 전망 기간 중 0.5천 명의 고용을 창출해 2029년에는 
취업자 규모가 2.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회계 등 지원 인력은 전망기간 중 연평균 2.8%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2029년에는 3천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5는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감, 증
감률과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Job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4
Y

2019
Y

2024
Y

2029
Y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Platform
(Total) 5.9 15.7 18.6 20.2 9.8 2.8 1.6 4.5 21.6 3.3 1.7 2.5 

Developm
ent 

personnel
4.6 11.5 13.5 14.7 7.0 2.0 1.2 3.2 20.3 3.2 1.7 2.5

Planning/
Marketing 
personnel

0.7 1.9 2.3 2.5 1.2 0.3 0.2 0.5 22.8 3.2 1.7 2.5

Management
, accounting, 

etc. 
supporting 
personnel

0.7 2.3 2.8 3.0 1.6 0.5 0.2 0.7 27.8 4.1 1.6 2.8

*The 2014 year was estimated under assumption that the portion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2015 was maintained as the 
portion in 2014. (Revised from [15])

Table 5.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platform job

   (Unit: No. of person (thousand), %)

Table 6에서 IoT 네트워크 산업 중 개발인력은 실측
기간(2014~2019년) 중 연평균 8.8% 감소를 기록하였
다. 전망 기간 중 감소세는 완화되어 2029년에는 현재 
인력보다 약간 감소한 4.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 및 마케팅 인력 역시 감소하여 2029년에는 취업자 
규모가 현재 수준인 1.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회계 등 지원 인력 역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0.4% 
감소를 기록해 2029년에는 현재 수준인 0.7천 명 규모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
은 이미 투자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망 투자가 완료된 
상황으로 IoT 네트워크 대상 투자가 미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Job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4
Y

2019
Y

2024
Y

2029
Y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Network
(Total) 12.6 7.0 6.8 6.8 -5.7 -0.2 -0.0 -0.2 -11.3 -0.5 0.0 -0.3

Developm
ent 

personnel
6.8 4.3 4.2 4.2 -2.5 -0.1 0.0 -0.1 -8.8 -0.5 0.0 -0.2

Planning/
Marketing 
personnel

4.5 1.9 1.9 1.9 -2.6 -0.1 0.0 -0.1 -15.6 -0.5 0.0 -0.3

Managem
ent, 

accounting, 
etc. 

supporting 
personnel

1.3 0.7 0.7 0.7 -0.6 0.0 0.0 0.0 -11.6 -0.9 0.0 -0.4

*The 2014 year was estimated under assumption that the portion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2015 was maintained as the 
portion in 2014. (Revised from [15])

Table 6.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network job

 (Unit: No. of person (thousand), %)

Table 7에서 IoT 디바이스 산업 중 개발인력은 실측
기간(2014~2019년) 중 연평균 6.5% 감소를 기록하였
다. 전망 기간 중 감소세는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9년에
는 현재 인력보다 약 0.2천 명 증가한 9.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및 마케팅 인력은 현재의 취업자 
규모를 유지하여 2029년에는 취업자 규모가 현재 수준
인 3.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회계 등 지원 
인력 역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0.2% 감소를 기록해 
2029년에는 현재 수준인 3천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IoT 디바이스 산업의 고용 창출 여력이 작은 것
은 디바이스 개발이 플랫폼으로 통합 개발되고 있기 때
문이기도 하며, 다른 측면으로는 개발 중심이 SW 개발 
영역으로 이동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8에서 IoT 서비스 산업 중 개발인력은 실측기
간(2014~2019년) 중 연평균 2.2% 증가를 기록하였다. 
전망 기간 중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9년에는 현재 
인력보다 약 10천 명이 증가하여 38.5천 명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기획 및 마케팅 인력 역시 증가하여 2029
년에는 취업자 규모가 7.7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회계 등 지원 인력 역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3.1%
의 증가를 기록해 2029년에는 현재보다 1.6천 명이 증
가하여 6.3천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oT 서
비스 산업 중 전 직무에 걸쳐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각 산업 영역에서 IoT 융합으로 인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활용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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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4
Y

2019
Y

2024
Y

2029
Y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Device
(Total) 17.9 16.4 16.5 16.6 -1.5 0.1 0.1 0.2 -1.8 0.1 0.1 0.1 

Developm
ent 

personnel
13.5 9.7 9.8 9.9 -3.9 0.2 0.0 0.2 -6.5 0.4 0.1 0.2

Planning/
Marketing 
personnel

2.5 3.7 3.7 3.7 1.2 0.0 0.0 0.0 8.4 -0.2 0.2 0.0

Managem
ent, 

accounting, 
etc. 

supporting 
personnel

1.9 3.0 2.9 3.0 1.1 -0.1 0.0 0.0 9.2 -0.6 0.2 -0.2

*The 2014 year was estimated under assumption that the portion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2015 was maintained as the portion in
2014. (Revised from [15])

Table 7.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device job

 (Unit: No. of person (thousand), %)

Job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4
Y

2019
Y

2024
Y

2029
Y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4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Service
(Total) 33.8 38.6 46.9 52.5 4.9 8.3 5.6 13.9 2.7 3.9 2.3 3.1 

Developm
ent 

personnel
25.3 28.3 34.4 38.5 2.9 6.1 4.1 10.2 2.2 4.0 2.3 3.1

Planning/
Marketing 
personnel

4.3 5.7 6.9 7.7 1.4 1.2 0.8 2.0 5.9 3.8 2.3 3.1

Managem
ent, 

accounting, 
etc. 

supporting 
personnel

4.2 4.7 5.6 6.3 0.5 1.0 0.7 1.6 2.3 3.8 2.3 3.1

*The 2014 year was estimated under assumption that the portion of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2015 was maintained as the portion in
2014. (Revised from [15])

Table 8.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service job

 (Unit: No. of person (thousand), %)

CPND 관점에서 살펴 본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
스, 서비스 산업의 IoT 인력수요 변화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산업에서 인력수요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전자 산업 등 정보통신 제조업보다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의 증가 추이가 두드러지고 SW 개발인력의 증
가가 정보통신 서비스업 인력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인력수요 증가추이와 비슷하게 IoT 인
력 수요에서도 HW 인력보다는 SW 인력의 증가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산업 구조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재편되며 HW를 직접 개발해

야 하던 산업 구조에서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서비스
를 개발하는 SW 개발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중요해 
졌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IoT 직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발
에 대한 인력수요와 마케팅, 경영관리 등 사무직 영역의 
인력수요가 IoT 산업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IoT 플랫폼 산업과 IoT 서비스 산업에서 개발자 
수요와 사무인력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IoT 네트워크 
산업, IoT 디바이스 산업에서는 사무인력이 감소 추이에 
있다.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면 IoT 플랫폼과 서비스 산
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바
이스,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사무인력 증가가 저조한 것
은 아직 IoT 시장이 초기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4.3 IoT 숙련별 인력수요
기술의 변화는 산업의 구조변화를 야기하고 산업의 구

조변화는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 수요구조가 
변할수록 숙련 수요도 변화한다. 산업 내 데이터를 수집
하는 IoT 디바이스들이 증가하며 데이터는 산업 내 기술
과 융합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규 플랫
폼과 신규 서비스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산업 내 숙련 인력들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
면, 철강 산업의 경우 고로의 온도 상태, 색깔 등을 통해 
철의 제련 상태를 예상하는 인력이 숙련 인력이지만, 이
들이 은퇴 후 경험치를 통한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IoT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대안이 될 수 있
는데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산
업 내 지식과 융합을 잘하는 것이 새로운 숙련 기준이 될 
수 있다.

숙련(Skills) 수준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고숙련
직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IoT 플랫폼 산업과 IoT 서비스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IoT 산업도 고부가치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IoT 플랫폼 산업은 숙련의 전 수준에 걸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확산에 따라 더 많은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산업
은 시장 초창기로 투자 단계임을 시사하며 시장이 성숙
할수록 더 많은 중급,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
인다. IoT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중급 이
상의 고숙련은 증가하고 초급의 저숙련직은 감소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네트워크, 제품기기 산업은 감소 경향
이 뚜렷한 가운데 초급 인력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지
고 있어서, 개발 직무가 점차 고도화 되고 있고 고숙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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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사항은 Table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lssificati
on Skills level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
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5Y 2019Y 2015∼2019 2015∼2019

Platform
Beginning 2.3 5.2 2.8 21.8

Intermediate 1.3 3.7 2.4 29.8
Advanced 0.9 2.6 1.7 29.2

Network
Beginning 3.0 1.2 - 1.8 -20.2

Intermediate 2.1 1.7 - 0.4 -5.6
Advanced 1.4 1.4 - 0.0 -0.3

Product 
device

Beginning 5.4 2.5 - 2.9 -17.6
Intermediate 4.0 3.4 - 0.6 -4.2

Advanced 3.7 3.7 - 0.0 -0.1

Service
Beginning 12.6 8.3 - 4.3 -9.9

Intermediate 7.7 11.9 4.1 11.3
Advanced 5.7 8.1 2.4 9.0

Sourc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 Revised from [15]

Table 9. The status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IoT industry's skills level 

    (Unit: No. of person (thousand), %)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성숙할수록 더 많은 숙련 수
요를 필요로 한다. 정형화된 업무의 저숙련직보다 비정
형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숙련직은 증가하는 경향이 강
하다. 기술의 고도화는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 지식을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IoT 산업 개발자 중 초급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감소하고 중급자, 고급자의 인력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0은 개발인력 
숙련 수준별 취업자 수에 대한 전망과 증감률을 보여주
고 있다.

Skills 
level

Number of 
employed person

Period 
increase/decrease

Increasing 
rate(annual average)

2015
Y

2019
Y

2024
Y

2029
Y

2015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2015
∼

2019

2019
∼

2024

2024
∼

2029

2019
∼

2029

Develop
ment 

personn
el

(total)

50.4 53.8 56.0 58.2 3.3 2.2 2.3 4.5 1.6 0.8 0.4 0.8

Beginni
ng 23.4 17.2 15.2 13.8 6.2 2.0 -1.4 -3.4 -7.4 -2.4 -1.9 -2.1

Interme
diate 15.2 20.7 22.8 24.7 5.5 2.1 1.9 4.0 8.0 2.0 1.6 1.8

Advanced 11.9 15.9 17.9 19.7 4.0 2.0 1.8 3.8 7.6 2.4 1.9 2.2

Source: Revised from [15]

Table 10. Prospect for number of employed person 
for each development personnel's skills 
level 

(Unit: No. of person (thousand), %) 

5. 선결과제 및 제언

AI 기반 디지털 경제에서 급변하는 기술 및 산업생태
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경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경제란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산업 내 지식과 융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IoT는 데
이터 기반 경제를 앞당기는 첨병역할을 하는 기술로서 
중요하다.

앞으로의 산업구조는 쌓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
으로 분석하여 각 산업의 기술과 융합 발전시키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잘 융합
시키려면 각 산업별로 SW 경쟁력을 내재화해야 할 필요
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면, 
엔진 등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전통적 기계제조에서 친환
경,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모빌리티 서비스로 전
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SW 개발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
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제조업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하는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 인프라인 IoT 인프라 조성과 함께 IoT 인력 양
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IoT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 중 지속 가능
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기술-산업-고용 시스템을 안착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향상 기회) IoT는 모든 산업
에 걸쳐 혁신을 가속화하는 요소기술이다. IoT를 기반으
로 향상된 생산성과 산업 간 융합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산업 수요는 개인, 사회와 산업 개별 특성에 최적화된 많
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IoT 기술과 산업 융합
으로 발생하는 성장수요는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IoT의 연결이 가속화되어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종합 직
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SW 및 HW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해당 산업별 전문지식, 데이터 분석 능력 
등 종합적이고도 전문화된 기술 숙련을 요구하고 있다. 

(IoT CPND 생태계의 균형 발전) 결과에서 제시 되었
듯,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 영역은 IoT 서비스 산업
과 IoT 플랫폼 산업이다. 반면에 IoT 디바이스 산업과 
IoT 네트워크 산업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IoT 디
바이스 산업(0.1%)과 IoT 네트워크 산업(-0.3%)의 정체
와 달리 IoT 서비스 산업(3.1%)과 IoT 플랫폼 산업
(2.5%)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망 결과는 우리나라 IoT 산
업이 다른 산업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응용 측면에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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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
스업의 적절한 조화로 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발
전을 위해 IoT 디바이스 등 제조업 기반의 성과도 동반
되어야 한다.

(산업 간 융합 생태계 단순화와 개방형 생태계 구축) 
IoT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사용자까지 공
급되는 체계가 단순화되어야 한다. 현재 IoT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는 칩·모듈, 단말, 플랫폼, 솔루션, 서비스 제
공 기업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시장 활성
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기업은 
융합 플랫폼을 론칭해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
리 창출을 위해 산업간 신규 융합 서비스 발굴 사례가 더
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IoT 플랫폼 및 새로운 서비
스 인력이 더욱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간 융
합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융합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생태계 확산이 더
욱 필요하다. 결국 시장은 기술 및 산업의 융합을 넘어서
서 정보 제공·활용 측면의 통합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 플랫폼으로 구현되려면 SW와 HW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플랫폼으로 작용해야 한다. 

(소비자 주도 플랫폼 생태계 전환) 플랫폼이 활성화되
어 신규 서비스가 확산되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
다. 플랫폼 경제의 전형적 예시는 아이폰의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다. 앱스토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에게는 수익을 제공하
고 사용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
생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이 우위
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IoT 생태계는 각 이해관계자
의 목적이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칫 플랫폼 생태
계가 안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의 편
익(benefit)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다. 소비자
의 공통된 편익 증진을 추구하는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IoT 생태계는 쉽게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산업 간 단순 융합을 넘어서서 산업 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제조업 서비스화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 기업 및 국
가 등 경제주체는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고 살
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
다[16]. 과거 HW만 잘 만들면 팔 수 있었던 환경에서 제
품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만 하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공유경제, 구독경제, 플랫
폼경제 같은 키워드는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측
면에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달리 표현하는 단어이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의 디
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고 IoT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
소이다. 산업구조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기술, 트렌드 인식, 업무별 전문 
직무 능력 등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 커리큘
럼도 이러한 시류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고 사회 경제 시
스템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부품소재 산업 활성화와 융합) IoT가 확산되려면 부
품소재 산업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IoT가 확산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센서 가격의 하락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다. 2013년 기준으로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센서가 1달러 밑으로 하
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16].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주도권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센서의 가격 하락은 글로
벌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저전력 기술은 전 세계 주요 
기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축중이다. 저전력 기술이 
담보되어야 산업 환경에서 장시간 작동이 필요한 IoT 기
기가 활용될 수 있다. 능동형 IoT 기기에서는 초저전력 
기술은 운용시간 확장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센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중앙집중 방식으로 처리
하기에는 전력 소모량이 커지는 단점이 있어서, MCU 
(Micro-controller Unit)가 내장되면서 데이터 처리, 저
장,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통신 등의 기능을 수
행하는 스마트센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16]. 전 세계
에서 우리나라의 센서 생산량은 2017년 기준으로 1.6%
에 불과하다[16].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싼 센서
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만 IoT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안 생태계 강화) IoT는 인터넷과 연동된 망이기 때
문에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보안 위협도 커지고 있다. 
IoT가 발달할수록 보안 산업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 IoT 
디바이스가 많아질수록, 초연결 네트워크에 가까워질수
록 보안 관련 위협은 더욱 커진다. IoT 보안 관련 우려는 
전 산업 종사자에게 걸쳐 있다. 보다 안전한 보안 체계 
요구에 따라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이 어느 시점에 연착륙할지 알 수 없으나 
보안 이슈 없이 산업 내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시점에서 IoT는 전 산업에 걸쳐 활성화될 것이다.

(데이터 직무 능력 향상) IoT는 4차 산업혁명 진행 과
정 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저 기술이다[4]. IoT로
부터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 원천 데
이터이다. 데이터 수집으로부터 분석 및 활용 단계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저부터 가치 있는 형태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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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수집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치 있는 형태의 데이터
란 데이터 연계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제되어 있는 데
이터를 말한다.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는 활용을 위
한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많은 노력과 비용
이 필요하다. 결국 IoT 인력에게도 전반적인 데이터, 
Network, AI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필
요하다.

(진로교육과 연계한 SW 인재 양성 정책 내실화) IoT 
플랫폼 산업과 IoT 서비스 산업의 인력수요 증가 추세는 
각계 전문기관이 예상한 것처럼 SW 직무 능력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임을 시사한다. 2018년도
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 교육이 의무화되어 시
행되고 있다. SW 의무 교육 정책과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SW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시수 부족 등 SW 교육의 
내실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초중고교로 보편화된 SW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내실화는 더욱 필
요하다. 초중고 시절부터 SW 관련 직무와 직업을 소개하
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커
리큘럼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데이터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SW를 기반으로 다변화되는 융합 산업 
지형에서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직무 능력을 갖춘 숙
련 인력 양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IoT 기술 및 산업 현황을 개괄하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공표하는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3]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데이터[5]와 비교해 2029년까
지의 산업별 IoT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하였다. 디
지털 전환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재창출 할 수 
있도록 IoT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IoT 인력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 자료가 전무하다. IoT 
인력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 결과는 다양한 기초통계가 아닌 사
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통계를 기초해 고용보험과 연계
를 통해 전망 결과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한 디지털 전환이 IoT뿐만 아니라 빅 데이터(Big Data)
와 AI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IoT 
산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조업, 
서비스업과 융·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망 결과의 해석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진행형인 디지털 및 데이터 경

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
장기 IoT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선결과제 및 
제언을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oT 인력수요 전
망결과는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변화 속도를 
가늠하는데 있어서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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