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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

품, 외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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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

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관별로 통계를 

작성 및 보급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제공 및 활

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1, 2]. 식

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각 산업 분야 및 품목별로 산업

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를 생성 및 제공하고 있으

며 식품의약품통계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보건산업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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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food and drug, the role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national and public safety as well as nation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Food and drug statistics are being used to determine the
priorities and directions of policy for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industry. This study focuses on statistics from the MFD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FDS’s statistics, the current status of the MFDS’s production statistics was identified,
and the survey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MFDS’s statistics was conducted on food
and drug experts who actually use the statistics of the MFDS. In order to identify problems
of the MFDS statistic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MFDS statistics were derived, and
the priorities of improvement tasks for its statistics were identified using AHP and IPA. In
addi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statistical system, which serve as the basic coordinate
for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domestic food and drug policies, was identified and
implication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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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된 국가승인통계

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국가통계 관리체계 아래, 식약처

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기획, 작성, 유지관

리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 통계는 1999년에 공표된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및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를 시

작으로 현재는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품의약품 산

업동향통계 등을 통하여 다양한 통계지표를 작성·공

표한다. 현재 식약처의 통계는 통계처의 통계법에 따

라 작성되는 통계와 통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

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업무규정에 따라 기관 자

체의 미승인 통계로 작성되는 통계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에 따르는 기관 내부의 통계 사무 역시 통계 업

무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통계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통계업무 중

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기본계

획 수립과 공신력 있는 통계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왔다. 그러나 지속

적인 사회·경제·인구구조 변화, 식의약 산업 세계

화에 따른 사회 변화 등에 대비해 식의약 산업의 안

전과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식의약안전 통계 분야의 새로운 목표

와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특히, 코로

나 19 이후 도래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국민의 삶과 

식의약 산업의 모습을 반영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통계의 역

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안정용[3]의 연구에서는 국가통계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통계의 체계 수립을 위해 통계전문인

력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박미성[4]의 연구에서는 식

품산업의 변화에 식품관련통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며 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

여 통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의 통계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 통계를 이용하는 전

문가들을 대상으로 식약처 통계의 활용도와 만족도

를 조사하고 식약처 통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조

사한 결과를 통해 식약처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부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통

해 도출된 요인들을 AHP 분석과 IPA 기법을 활용하

여 식약처 통계의 주요 정책 및 개선점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

하고,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시

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국가통계의 선행연구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통계를 활용

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종환[5]의 연구에서는 

경찰 신뢰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활용하였고, 김지영[6]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서 통계청, 보건복지부, 문화체

육관광부 등에서 생산한 국가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

다. 하지만 국가통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국가통계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정용[3]에 의하면 국가통계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기에 통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가통계의 발전을 위해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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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반의 강화와 통계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인실[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통

계는 갖추어진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된 것

이 아니라 통계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졌으며 국가

의 경제성장 속도에만 맞추어 발전되어 현실적 요구

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고 한다. 이에 국가통계 생산

체계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 및 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용찬

[8]의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방대해지면서 ‘빅데이터

(Big Data)’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

산이라고 하며 빅데이터를 국가통계로 활용할 수 있

는 전략들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고 제공은 되고 있으

나 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부

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식약처의 통계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

는 통계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식품의약품통계

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

구도 많지 않았다. 전현정[9]에 의하면 식품관련통계

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통계에 대한 개선과 

생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미성[4]의 연구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주로 이용하는 통계가 타 부처에서 생산

된 통계이며 이에 통계의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 식

품산업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기에 변화에 맞는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해

야 한다고 하였다. 식품관련통계를 활용한 연구가 많

지 않고 의약품관련통계를 활용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통계의 활용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2 AHP 분석과 IPA 기법의 선행연구

계층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은 의사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계층으로 

세분화하여 그 요소 간의 쌍대비교에 의한 판단을 통

하여 최적의 대안을 결정을 하는 방법이며, 중요도-만

족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은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

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기법이다.

AHP 결과를 기반으로 IPA 기업을 추가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조성문[10]의 연구에

서는 AHP 분석을 통해 환경표지제도 활성화 요인의 

계층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IPA 기법으로 활성화 요

인의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백이군

[11]의 연구에서는 평가요인을 계층화하여 AHP 분석

을 하였고 AHP 분석에 활용하였던 변수들을 IPA 기

법을 사용하여 중요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김

민경[12]의 연구에서는 비대면 강의의 속성들을 요인

으로 하여 계층분석을 한 후, 결과값을 IPA 매트릭스

로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강봉곤[13]의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활용하여 항만의 중요도 평가요인의 결

과를 도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평가요인들의 중요

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소진[14]은 농업경영리

스크 구성 요인들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AHP 분석

을 이용하였고 동시에 IPA 매트릭스에 도식화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결과값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

행하였다. 남재원[15]의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이

용하여 소설커머스와 배달앱 이용자들의 지속적 사

용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값을 도출한 후, 중요

도와 만족도에 대해 IPA 분석을 진행하였다. 서환석

[16]의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

도를 AHP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IPA 기법

으로는 친환경농업 정책 및 사업의 중요도-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김선구[17]의 연구에서는 AHP 분석과 

IPA 분석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 향상요인들

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AHP 결과

를 기반으로 이를 도식화하기 위해 IPA 분석을 추가

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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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약처 생산 통계 현황

식약처는 국가통계(국가승인통계와 e-나라지표)와 

통계간행물(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품 등 생산실적,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기

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생산하는 통

계는 국내 국가통계 관리 체계 하에서 통계청의 업무

에 대응하는 업무적 통계와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등

의 통계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출 및 수입 식

의약 산업 등의 생산자 중심의 통계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총 7개

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1 국가승인통계

식약처는 통계법 제15조(통계 작성기관의 지정) 규

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국가승인통계를 작성 및 관리 중이다. 국가승인통계

는 대부분 해당 조사와 관련된 사업체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식품·의약품 산업과 관련

된 통계를 생성 및 관리한다. 식약처에서 생성, 관리

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총 11종으로 11종 중 10종이 작

성 방법상으로 보고통계로 구분되며, 3년을 주기로 

작성·공표되는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를 제외한 나

머지 국가승인통계는 모두 1년을 주기로 작성·공표

한다. 11종의 국가승인통계는 통계 종류로 볼 때, 지

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로, 통계 분야 상으로는 보건 

분야에 속한다.

2.3.2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각종 국정통계에 대해 국정 전 분야

에 걸쳐 통계와 그 추이, 통계의미분석 등을 제공하

고 있다. 식약처는 국정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에 따르

는 16종의 e-나라지표를 작성 및 관리 중이다. 3년 주

기로 작성되는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제외한 나

머지 15종의 지표들은 1년 주기로 작성·공표된다.

2.3.3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품의약품 통계연보는 식품 및 의료제품 등 산업

의 현황과 분야별 수거검사 및 부적합 현황, 분야별 

감시·위반현황 및 안전 관리 현황 등 식의약품 안전

관리 기본 통계와 국제기구의 주요통계를 제공하는 

연간 통계 간행물이다. 크게 식품의약품 산업 전반을 

요약하여 도표나 그래프 등을 제공하고 있는 총람편

과 식의약 산업별 세부현황에 대한 표를 제공하고 있

는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람편은 식의약 관련 

산업 규모의 변화나 안전검사 실시 현황, 허가·신고 

현황 등 주요통계지표를 도표나 그래프 등으로 시각

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본문은 

식품, 위해예방, 수입식품, 의약품, 바이오생약 등, 의

료기기, 생활과 경제, 식약처 일반사항, 국제기구 10

개 분야, 58개의 세부 분야로 총 275개의 통계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3.4 식품 등 생산실적

식품 등 생산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가공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생산실적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 연간 통계 간행물이다. 식품 등 생산

실적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의 3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장과 관련한 조사개요, 주요통계 현황,

생산현황, 시장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2.3.5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는 2015년 제정된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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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

품정책과에서 매년 수입신고 되는 농·임산물, 가공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

품, 축산물, 수산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각종 수입식품 

관련 분야 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 간행물이다. 식약처로 입력된 수입식

품의 신고 및 검사실적에 대한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현

황에 대해 작성한다.

2.3.6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

식품의약품 산업동향통계는 식품, 의약품 등 분야

별 생산 및 수출입 통계와 기타 산업동향통계를 통해 

식의약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다. 국내 

주요 산업, 식의약품,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산업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산업의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와 각 산

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 등을 수록하고 있다.

2.3.7 기타 통계 자료

기타 통계 자료는 다른 통계 간행물 분류에 포함되

지 않는 통계 자료들로 그 발행 횟수와 시기가 일정

하지 않다. 식약처가 최근 5년 동안 생산한 기타 통계 

자료는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자료,

모범음식점 운영 현황,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공

급자 등록현황,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의약품 허가보

고서, 첨단 세포조직공학제재 해외 규제동향,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줄기세포치료제 개

발 및 규제동향, 주요 5개국 할랄식품·의약품·화장

품 인증 안내서 및 OIC 수출입 통계의 10가지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의약 통계

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향후 통계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학,

약학 등 식의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식의약 

통계를 사용하는 식의약 통계 이용자이자 교수, 연구

원 등으로 구성된 통계 관련 전문가 집단 30명을 구

성하고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1년 7월 

16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

행하여 30개의 답변을 받은 후, 설문지를 면밀히 조

사하여 29개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채택하고 AHP

분석을 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하고, C.I.값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식약처 통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첫째, 식약처 통계 활용도 및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둘째, 식약처 통계

의 현재 외부환경에 대한 환경요인을 도출하고 

STEEP 분석을 통해 식약처 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을 파악한다. 셋째, 앞서 구성

한 전문가 집단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부역

량분석과 외부환경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AHP 분석과 IPA 기법을 활용하여 식약

처의 통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1 식약처 통계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식약처 통계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의 활용도, 개방, 품질, 인프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식약처 통계 활용도와 관련한 질문은 관심 있는 식의

약 통계 분야, 통계 활용 채널, 통계이용 횟수, 활용 

목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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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약처 통계의 역량 및 환경분석

식약처 통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식약처에서는 제공하는 정보는 실시간으

로 바뀌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그에 맞게 

생성된 통계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식약

처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식약처 통

계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대한 주요 환경요인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파악한다.

두 번째, STEEP 분석(거시환경분석)은 산업 내에

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

는 거시환경분석을 통해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을 파

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STEEP

분석은 사회적(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적

(Environmental), 경제적(Economical), 정치적

(Political) 요인의 5가지를 분석하여 전략 수립의 기

초 단계를 제공하는 분석기법이다. STEEP 분석을 통

하여 식품 및 의약품 산업과 관련한 거시적 환경요인

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도

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식약처 통계목록 분석을 통해 식약처 통

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부역량을 파악하고 식약처 

통계를 이용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2차 설문조사를 통

해 식약처 통계의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 통계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3.3 AHP 분석과 IPA 기법

AHP 분석은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시

스템과 환경을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구조화

하고 통합하여 각 부분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하여 우선순위(Priority)를 제공한다. 본 연구

에서는 주요 환경요인으로 도출된 외부환경요인과 

내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가능성의 우선순위

를 도출하고자 한다.

IPA 기법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여러 품질 항목들

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

교·평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식약

처 통계 과제의 중요도와 수행 가능성을 도식화하여 

비교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시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통계 활용도 및 만족도 조사

4.1.1 식의약 통계 관심 분야

식의약 통계 관심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의약

품·마약 분야(20%)가 가장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기(14%), 식품과 건강기능식

품(13%), 농산물과 화장품(10%), 위해·독성 분야

(9%), 한약(생약) 분야(6%), 가장 관심이 낮은 분야는 

의약외품(4%)으로 확인되었다.

4.1.2 식의약 통계 활용 채널

식의약 통계 활용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식

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40%)이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식의약 데이터포털(23%), 범정부 공

공데이터 포털(20%), 타 부처 사이트 및 기타(10%)의 

순으로 식의약 통계 활용 채널을 사용하고, 식약처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4%)를 가장 적은 사람이 사

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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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식의약 통계이용 주기

식의약 통계이용 주기를 조사한 결과, 연 1~2회

(50%)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 1~2회(43%), 주 3회 이상 사용하는 사람(3%), 주 

1~2회 사용하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4.1.4 식의약 통계 활용 목적

식의약 통계 활용 목적은 통계분석 등 연구자료 활

용(67%)으로 식의약 통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사람

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분 자료 등 단순 확인 및 검

색(20%), 앱/웹 서비스 제공·개발 및 비즈니스에 활

용하거나 기타(7%)의 이유 순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1.5 식의약 통계 활용 만족도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들에 대한 만

족도를 파악하고 신규 통계지표 발굴 및 활용을 확대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식약처에서 제

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개방·

품질·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계 자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통계 개방 만족도에 대해서 ‘식약처 통계는 가

치 있는 자료가 많다’(3.400), 인프라 만족도(통계 외)

와 관련해서 ‘(친절성)시스템 및 통계에 대한 문의 시 

친절하다’(3.400) 문항의 결과값이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 ‘통계 품질에 대해서 식의약 통계의 품질에 대

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3.367)와 ‘식의약 통계는 오

류가 적다’(3.3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프라 만

족도와 관련하여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

다’(2.767)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2>.

<표 1> 식약처 통계 활용도 조사결과

구분 백분율(%)

식의약 통계 관심 분야 설문조사 결과

분야 백분율(%)

식품 13%

건강기능식품 13%

농축·수산물 10%

의약품·마약 20%

한약(생약) 6%

화장품 10%

의약외품 4%

의료기기 14%

위해·독성 9%

기타 0%

총합 100%

식의약 통계 활용 채널 조사결과

채널 백분율(%)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21%

식의약 데이터포털 (data.mfds.go.kr) 24%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38%

식약처 소속·산하기관 사이트 7%

타부처 사이트 및 기타 10%

총합 100%

식의약 통계 이용 주기 조사결과

이용주기 백분율(%)

주 3회 이상 3%

주 1~2회 이상 0%

월 1~2회 45%

연 1~2회 52%

총합 100%

식의약 통계 활용 목적

활용 목적 백분율(%)

앱/웹 서비스 제공·개발 및 

비즈니스에 활용
7%

통계분석 등 연구자료 활용 67%

행정처분 자료 등 단순 확인 및 검색 21%

기타 7%

총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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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식약처 통계의 현황

식약처의 현재 외부환경에 대한 주요 환경요인을 

설문한 결과, 사회인구의 구조적 변화, 삶의 질 향상,

첨단기술의 활용가능성, 세계화에 따른 영향,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바이오산업의 확대, 감염병, 환경 및 

친환경 이슈의 8가지 환경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1

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의 변화 등 사회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 둘째,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증가와 국민의 알 권리,

정보의 자유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

다. 셋째, 기술의 첨단화로 과학화와 디지털화가 이뤄

지고, 기술 개발로 인한 원격 진료가 증대되는 등 첨

단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늘어났다. 넷째, 세계화로 인

한 해외시장의 확대와 그로 인한 시장 경쟁이 증가되

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성이 역시 증가

하였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

자 상거래의 성장세와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시장이 더 커지고 있어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

화되고 있다. 여섯째, 20세기 후반부터 생명공학과 바

이오 기술을 앞세워 바이오산업이 신산업으로 등장

한 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곱째, 코로나 19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여덟째, 환경보호 및 재활용과 관련된 이슈가 식약처

의 외부환경에 대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STEEP 분석은 식의약 통계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변화 요인에 대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식약처 통계 생산현황 및 식약처 통계에 

대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협을 중

심으로 전략적 시사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약처 통

계에 대한 차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도출된 외부환경에 대한 주

요 환경적 요인을 STEEP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술

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표 2> 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질문 평균

1

식의약 통계 활용을 

위한 만족도

식의약 통계의 활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267

2 가치 있는 통계를 충분히 개방하고 있다. 3.267

3 통계의 품질이 좋다. 3.167

4 통계 접근을 위한 채널이 잘 마련되어 있다. 2.967

5

통계 개방 만족도

식의약 통계의 개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100

6 식약처 통계 규모 대비 개방 양(개수)은 충분하다. 3.133

7 식약처 통계는 가치 있는 자료가 많다. 3.400

8 개방되어 있는 통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있다. 2.867

9 식의약 통계의 제공형식에 만족한다. 2.900

10

통계 품질 만족도

식의약 통계의 품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367

11 식의약 통계는 오류가 적다. 3.367

12 식의약 통계는 표준화가 잘 되어있다. 3.133

13

인프라 만족도(통계 외)

통계활용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067

14 (접근성)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767

15 (신속성)민원 처리시간이 적정하다. 3.267

16 (친절성)시스템 및 통계에 대한 문의 시 친절하다. 3.400

17 (국민소통)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이 잘 마련되어 있다. 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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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3>.

식약처의 통계 현황 분석을 통해 내부역량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외부환경분석을 실시한 결

과, 8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부분의 통계

가 보고통계와 이로 인해 업무 중심의 나열식 통계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정보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둘

째, 다른 기관 통계와 비교했을 때, 통계 자체의 경쟁

력이 부족하다. 셋째,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식의

약 주요통계지표를 활용한 도표나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제공이 부족하며 이를 활용한 통계의 홍

보 역시 부족하다. 넷째, 인구·경제·환경 등 다양한 

통계정보와 융합을 통해 식의약과 관련한 다양한 관

점의 신규 통계 콘텐츠 발굴이 부족하다. 다섯째, 법

정통계의 부족으로 통계 공신력이 부족하다. 여섯째,

식약처 통계 이용자의 맞춤형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일곱째, 통계와 정책의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국표준산업분업류에 대한 호환성의 부

족으로 거시경제 차원의 식의약 산업 규모 비교가 어

렵다.

4.3 AHP 분석결과와 IPA 분석결과

4.3.1 환경요인에 대한 AHP 분석결과

전문가가 제안한 환경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를 분석한 결과, 요인과 그룹의 중요도와 일관성 지

수는 일관성 검사를 통해 일관성 지수(C.I.)가 0.1 이

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일관성 지수가 

모두 0.1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가

장 중요한 환경요인은 감염병(0.316)으로 나타났으며,

바이오산업의 확대(0.137), 삶의 질 향상(0.133), 사회

인구의 구조적 변화(0.106), 환경 및 친환경(0.092), 첨

단기술의 활용가능성(0.089), 세계화에 따른 영향

(0.068), 그리고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0.0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심리학적 등의 측면에서 끼친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 역시 사회적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진단치료 등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산업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잠

재적 통계 이용자인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로 식약처의 산업 분야가 국면한 주요 환경요인

을 반영하고 있다.

<표 3> 식약처 통계 STEEP 분석결과

구분 분석결과

Social (사회적)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 증대

⦁소비자의 인식과 알 권리에 대한 요구 증가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의식 증대

Technological
(기술적)

⦁디지털화

⦁재활용 기술 발달

⦁국내 경쟁적 기술 발달

⦁원격기술의 발달

⦁개인형 및 맞춤형

⦁친환경적 접근 증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모든 산업, 특히 인증 등으로 정보기술 발

전 및 정보화 촉진

Environmental
(환경적)

⦁탄소저감정책

⦁플라스틱 재활용 증가

⦁환경보호(재배지 확대 등)
⦁신종 및 변종 감염병

⦁스마트팜

Economic
(경제적)

⦁코로나 19로 인한 의약, 마스크 등의 새로운 

시장 개척

⦁해외시장의 확대

⦁환율 변동성 증가

⦁시장 경쟁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Political
(정치적)

⦁FTA
⦁독과점 시장

⦁시장 규제 강화(허가/시장/인증 등)
⦁친환경 정책

⦁온라인 불법유통

⦁바이오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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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AHP 분석결과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맞춤형 정보 부족(0.203)으로 나타났

으며, 정책 연계 부족(0.188), 신규통계 발굴 부족

(0.121), 통계 경쟁력 부족(0.115), 산업 규모 비교 어려

움(0.111), 홍보 부족(0.090), 보고통계·나열식 통계

(0.088), 그리고 통계 공신력의 부족(0.084) 순으로 나타

났다 <표 5>.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식약처의 통계의 

주요 문제점은 통계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며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의 작성목적이 관련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관점에 맞춘 신규통계 발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3.3 수행 가능성에 대한 AHP 분석결과

수행 가능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값

은 맞춤형 정보 부족(0.19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경

쟁력 부족(0.171), 정책 연계 부족(0.136), 신규통계 발

굴 부족(0.128), 산업 규모 비교 어려움(0.110), 보고통

계·나열식 통계(0.100), 통계 경쟁력 부족(0.082), 그

리고 통계 공신력 부족(0.082)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4.3.4 IPA 분석결과

AHP 분석을 통해 제시된 식약처 통계의 문제점의 

중요도와 수행 가능성을 도식화하여 IPA 분석을 한 

<표 4> AHP 분석결과(환경요인)

평가요소(1계층)

선정 요인 C.I. C.R. 중요도 순위

사회인구의 구조적 변화

0.008 0.005

0.106 4

삶의 질 향상 0.133 3

첨단기술의 활용가능성 0.089 6

글로벌화에 따른 영향 0.068 7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0.058 8

바이오 산업의 확대 0.137 2

감염병 0.316 1

환경, 친환경 0.092 5

<표 5> AHP 분석결과(상대적 중요도)

평가요소(1계층)

선정 요인 C.I. C.R. 중요도 순위

보고통계, 나열식 통계

0.009 0.006

0.088 7

통계 경쟁력 부족 0.115 4

홍보 부족 0.090 6

신규 통계 발굴 부족 0.121 3

통계 공신력 부족 0.084 8

맞춤형 정보 부족 0.203 1

정책 연계 부족 0.188 2

산업 규모 비교 어려움 0.1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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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요도와 수행 가능성이 높은 우측 상단에 있

는 식약처 통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맞춤형 정보 부족과 정책 연계 부족이 포함되어 있음

을 <표 7>과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식약처 통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다

양한 분야에서 식약처 통계를 이용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먼저,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 제시된 것처럼 식의약 

통계에 관한 많은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약처 통계의 이용자들이 통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계의 활용성이 낮고 홍보가 부족하며, 통계 

품질·인프라·전문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식약처 통계의 

내·외부환경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및 바이오 분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

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와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다.

둘째, 통계정보의 활용 측면에서는 통계 자료를 정책

적으로 더욱 활발히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 19의 여파로 식품 및 의약품 

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 유형별 통계이

용 목적과 요구도 차이가 있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표 6> AHP 분석결과(수행 가능성)

평가요소(1계층)

선정 요인 C.I. C.R. 중요도 순위

보고통계, 나열식 통계

0.004 0.003

0.100 6

통계 경쟁력 부족 0.082 7

홍보 부족 0.171 2

신규통계 발굴 부족 0.128 4

통계 공신력 부족 0.082 8

맞춤형 정보 부족 0.191 1

정책 연계 부족 0.136 3

산업 규모 비교 어려움 0.110 5

<표 7> IPA 분석결과

구분 문제점 상대적 중요도 수행 가능성

1 보고통계, 나열식 통계 0.088 0.100

2 통계 경쟁력 부족 0.115 0.082

3 홍보 부족 0.090 0.171

4 신규통계 발굴 부족 0.121 0.128

5 통계 공신력 부족 0.084 0.082

6 맞춤형 정보 부족 0.203 0.191

7 정책 연계 부족 0.188 0.136

8 산업 규모 비교 어려움 0.111 0.110

평균 0.1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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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해 기존 통계를 재정비하고 이용자 중심

의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변화하는 식품 

및 의약품 산업에 대응하여 통계분류체계를 재정비

하는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발굴 및 개선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HP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심리학적 등의 측

면에서 끼친 영향에 대하여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

방, 진단치료 등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바이오산업

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잠재적 통계 이용자인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 증가로 식약처의 산업 

분야가 국면한 주요 환경요인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계 이용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가 부족하며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의 작성목적이 

관련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인 정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다각적으로 변화하

는 시대의 관점에 맞춘 신규 통계 발굴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통계 활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며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

재 식약처에서는 통계시스템으로 수출입현황 등 원

시 자료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과 자체품질진단

을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통계통합

관리시스템과 통계품질관리시스템은 통계청의 통계

품질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승인통계만을 제공하

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

는 통계들을 관리할 목적으로 통계통합관리 시스템

이 2020년에 개발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첫째, 현재의 통계관리시스

템은 빈번한 작동오류가 발생하지만 개선 및 유지보

수를 할 수 없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 보완을 

할 수가 없다. 둘째, 통계통합관리시스템은 산하기관,

외부기관 등을 통해 취합·보정된 통계표 또는 원하

는 통계를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있기에 통계통합관

리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된다. 셋째, 품질관리

시스템의 사용 대상은 승인되지 않은 정책통계이나,

이를 위한 자체품질진단에 대한 근거·대상·문항 등

이 정의되지 않고 있다. 두 시스템에 대한 근거가 통

계 업무규정에는 없기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을 가지게 하며 시스템을 활용성 증대를 위한 해결방

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통계를 다루고 있다

는 점이다. 식약처의 통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식품의약품 관련 통계를 다룬 연구도 거의 없었다.

둘째, 식약처의 통계를 실제로 이용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실질적으로 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의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 이용자들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통해 식약처에

서 향후 제공되어야 할 통계에 미약하나마 의의를 제

공하고 있다. 셋째, 통계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통계 

자료를 정책적으로 더욱 활발히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IPA 분석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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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식약처 통계 제도는 통계

의 품질향상, 통계정보의 포괄성(충분성)과 정합성 제

고, 통계자원의 효율성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정표 제시의 기능 강

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식약처의 통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 통계 현황 

분석의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통계를 실제로 

이용하는 전문가 집단의 수가 전체 이용자를 대표할 

만큼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식약처의 통계를 실제로 이용하는 

모든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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