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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자리 정책

   관계부처합동, 새 정부 첫 중앙ㆍ지방 정책협의 주제는 ‘일자리 창출’(2017.07.06.)

○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7월 6일 정부 서울 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자

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

-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주제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17개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지역의 좋은 일자

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ㆍ도별 우수 일자리 정책을 공유함.

○ 각 기관의 주요 발표 사항

-     행정자치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심 행정ㆍ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행자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일자리 정책 방향의 공유ㆍ확산 

및 지역 여건의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ㆍ협력 창구 역할을 강화

-     일자리위원회: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

역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 

-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 실천전략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의견 수렴 체계 구축과 지역ㆍ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 고용 모델 발

굴ㆍ확산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

-     지자체: 광주청년드림 사업(광주), 주력산업(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울산), 청년일자리 

정책(경기), 생산적 일손 봉사 등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충북), 공공기관 주 4일 근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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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경북)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신문고」 개통(2017.06.04.)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국민 정책 제안 및 일자리 민원 소통 공간 마련

-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6월 4일(일)부터 운영

○    정책 제안이나 민원접수는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www.jobs.go.kr)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메일 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

-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 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

-     정책 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

-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2017.06.01.)

○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05.10.~08.17.)

에 추진할 일자리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임.

○    「일자리 100일 계획」의 추진 방향

-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5대 일자리 위기*에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ㆍ고용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① 양질의 일자리 감소, ② 임금 수준 정체와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 ③ 열악한 근로환경, 

④ 정규직-비정규직 /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 확대, ⑤ 취약계층(청년, 여성, 

중장년 등)의 취업 애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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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ㆍ사

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 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

가는 것임.

○    「일자리 100일 계획」의 주요 내용

-     취임 후 100일 내에 일자리 중심의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서는 ‘5년 로드맵’ 을 마련 

-     [일자리 중심 행정 및 정책 체계 구축]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청와대에 

일자리수석실 신설, 일자리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하여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

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 마련, 교육ㆍ노동ㆍ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공공부문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국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민간부문은 경제사회의 틀과 체

질을 일자리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벤처ㆍ창업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일

자리 창출을 뒷받침

-     [일자리 질 제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최저임

금 2020년 1만 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69 → 52시간으로의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

영업자와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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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자리 통계

◈ 2017년 5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5월 전체 고용률은 61.3%,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률 0.3%p 

상승, 실업률 0.1%p 하락

○ 2017년 5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78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3천 명 증가

○    전체 취업자 2,682만 4천 명, 고용률 61.3%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37만 5천 명 증가, 

고용률은 0.3%p 상승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407만 명, 고용률 43.4%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3만 4천 

명 증가, 고용률 0.7%p 상승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174만 9천 명, 고용률 28.3%로 전년 동월 대비 취

업자 2만 명 증가, 고용률은 0.9%p 상승

-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 232만 1천 명, 고용률 72.6%로 전년 동월 대비 취

업자는 1만 5천 명 증가, 고용률은 0.7%p 감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 708만 3천 명, 고용률 54.8%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는 42

만 4천 명 증가, 고용률은 1.1%p 상승

○    전체 실업자 100만 3천 명, 실업률 3.6%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2천 명 감소, 실업률은 

0.1%p 하락

-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41만 9천 명, 실업률 9.3%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1만 5

천 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고졸 이하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17만 2천 명, 실업률 9.0%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

자는 2만 2천 명 감소, 실업률은 1.1%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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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 이상 청년층(15~29세)은 실업자 24만 6천 명, 실업률 9.6%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

는 8천 명 증가, 실업률은 0.2%p 상승

-     고령층(55~79세)은 실업자 17만 명, 실업률 2.3%로 전년 동월 대비 실업자는 3천 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5 2017.04 2017.05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3,387 1.0 43,697 0.8 43,735 348 0.8

경제활동인구 27,455 0.9  27,751 1.9  27,828 373 1.4

참가율 63.3 - 63.5  - 63.6  0.3 -

취업자  

전체 26,450 1.0  26,577 1.6  26,824 375 1.4

남자 15,204 0.7  15,254 1.2  15,388 184 1.2

여자 11,246 1.4  11,323 2.2  11,436 191 1.7

고졸 이하 14,641 -1.0  14,477 0.1  14,677 36 0.2

대졸 이상 11,808 3.6  12,100 3.5  12,148 339 2.9

• 고용률

전체 61.0 - 60.8  - 61.3  0.3 -

남자 71.5 - 71.2  - 71.7  0.2 -

여자 50.8 - 50.9  - 51.3  0.5 -

고졸 이하 52.9 - 52.7  - 53.3  0.4 -

대졸 이상 75.2 - 74.7  - 75.0  -0.2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9,643 1.9  19,779 1.6  19,977 334 1.7

비임금근로자 6,807 -1.4  6,798 1.7  6,848 41 0.6

실업자

전체 1,005 -1.7  1,174 9.2  1,003 -2 -0.2

남자 596 2.8  695 10.9  598 2 0.4

여자 410 -7.5  479 6.7  405 -4 -1.0

고졸 이하 550 2.4  565 0.0  502 -48 -8.7

대졸 이상 455 -6.2  609 19.4  501 46 10.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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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전체 3.7 - 4.2  - 3.6  -0.1 -

남자 3.8 - 4.4  - 3.7  -0.1 -

여자 3.5 - 4.1  - 3.4  -0.1 -

고졸 이하 3.6 - 3.8  - 3.3  -0.3 -

대졸 이상 3.7 - 4.8  - 4.0  0.3 -

비경제활동인구 15,932 1.1  15,947 -1.1  15,907 -25 -0.2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청년층(15~2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5 2017.04 2017.05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4,036 4.4 3,989 1.1 4,070 34 0.8 

남자 1,959 0.5  1,903 -0.5  1,949 -10 -0.5  

여자 2,077 -2.1  2,086 2.7  2,121 44 2.1  

고졸 이하 1,729 -1.1  1,710 1.5  1,749 20 1.1  

대졸 이상 2,306 -0.6  2,279 0.8  2,321 15 0.6  

• 고용률

전체 42.7 - 42.5  - 43.4  0.7  -

남자 41.5 - 40.5  - 41.5  0.0  -

여자 44.0 - 44.6  - 45.3  1.3  -

고졸 이하 27.4 - 27.6  - 28.3  0.9  -

대졸 이상 73.3 - 71.3  - 72.6  -0.7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790 2.8  3,758 1.3  3,840 50 1.3  

비임금근로자 245 -10.8  231 -1.4  230 -16 -6.4  

실업자

전체 433 6.8  505 4.4  419 -15 -3.4  

남자 232 3.8  286 14.8  244 12 5.3  

여자 201 10.5  219 -6.6  174 -27 -13.4  

고졸 이하 194 21.3  202 -4.5  172 -22 -11.4  

대졸 이상 239 -2.6  303 11.4  246 8 3.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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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전체 9.7 - 11.2  - 9.3  -0.4  -

남자 10.6 - 13.1  - 11.1  0.5  -

여자 8.8 - 9.5  - 7.6  -1.2  -

고졸 이하 10.1 - 10.6  - 9.0  -1.1  -

대졸 이상 9.4 - 11.7  - 9.6  0.2  -

비경제활동인구 4,980 -2.9  4,886 -2.7  4,888 -92 -1.8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고령층(55~79세)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5 2017.04 2017.05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체 6,660 7.6 6,934 6.4 7,083 424 6.4 

남자 3,842 3.7  4,032 6.5  4,098 256 6.7  

여자 2,818 5.6  2,902 6.3  2,985 167 5.9  

고졸 이하 5,553 3.2  5,668 4.3  5,811 258 4.6  

대졸 이상 1,107 11.4  1,266 16.8  1,273 166 15.0  

• 고용률

전체 53.7 - 53.8  - 54.8  1.1  -

남자 65.7 - 66.2  - 67.1  1.4  -

여자 43.0 - 42.7  - 43.9  0.9  -

고졸 이하 52.8 - 52.4  - 53.6  0.8  -

대졸 이상 58.9 - 61.2  - 61.5  2.6  -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832 5.7  4,037 7.6  4,127 296 7.7  

비임금근로자 2,828 2.8  2,898 4.8  2,956 128 4.5  

실업자

전체 172 4.8  168 -3.8  170 -3 -1.5  

남자 120 4.2  114 -9.2  112 -7 -6.2  

여자 53 6.1  55 10.1  57 5 9.1  

고졸 이하 137 3.9  131 -3.9  138 1 1.0  

대졸 이상 35 8.6  38 -3.3  31 -4 -11.4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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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

전체 2.5 - 2.4  - 2.3  -0.2  -

남자 3.0 - 2.7  - 2.7  -0.3  -

여자 1.8 - 1.8  - 1.9  0.1  -

고졸 이하 2.4 - 2.3  - 2.3  -0.1  -

대졸 이상 3.1 - 2.9  - 2.4  -0.7  -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5월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대 후반은 1.3%p 

하락, 20대 전반과 20대 후반은 각각 0.4%p 상승, 0.1%p 하락

그림 1.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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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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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청년층(15~29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48.8%)는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그림 2. 단시간 근로의 이유

(단위: %)

2016.05

비자발

2017.04

2017.05

0 10 20 30 40 50 60 70 80 10090

48.1 51.9

48.9 51.1

48.8 51.2

자발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ㆍ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5월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71만 9

천 명(고용률 15.8%)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 감소(고용률은 0.5%p 상승)

표 4.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5 2017.04

2017.05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721 15.3 703 15.5 719 15.8 -2 0.5

성별
남자 423 16.6 380 15.4 389 15.8 -35 -0.8

여자 298 13.8 323 15.5 331 15.8 32 2

학력
고졸 이하 23 1.0 26 1.3 31 1.5 9 0.5

전문대 175 33.9 145 28.9 147 30.8 -28 -3.1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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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대학교 467 24.9 477 25.0 483 25.8 16 0.9

대학원 56 42.7 55 48.1 58 47.3 1 4.6

주: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7년 5월 청년층(15~29세) NEET족 인원은 85만 7천 명, 비율은 9.1%로 전년 동

월 대비 인원수는 4만 6천 명 증가, 비율은 0.5%p 상승

표 5.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6.05 2017.04

2017.05

증감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인원 수 비율

전체 812 8.6 853 9.1 857 9.1 46 0.5

성별
남자 475 10.1  504  10.7  491  10.5  16  0.4

여자 337 7.1  349  7.5  366  7.8  30  0.7

연령별

15~19세 106 3.5  129  4.4  110  3.8  4  0.3

20~24세 391 12.7  391  12.9  410  13.5  19  0.8

25~29세 314 9.4  334  9.8  336  9.8  22  0.4

학력

중졸 이하 31 1.3  29  1.3  25  1.1  -6  -0.2

고졸 445 11.2  447  11.1  451  11.4  5  0.2

전문대졸 95 7.9  128  11.0  128  10.6  33  2.7

대졸 이상 240 12.4  249  12.3  253  12.7  13  0.3

주: 1) 표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 계산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 이 ‘쉬었음’ + ‘미혼 가사’ + ‘발령 대기’ + ‘취업 준비’ + ‘진학 준비’ + ‘군 입대 

대기’+ ‘결혼 준비’ + ‘기타’ 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작성: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