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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도시와 농촌 사회를 떠올려보자. 이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조만간 맞닥뜨릴 현실이

다. 적극적으로 일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너무 늙어버린 사회를 앞두고, 기업 경영

자들은 경제가 축소되고 일할 사람은 없는 시대의 생존 전략, 전방위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세계사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딜로이트가 제안하는 ‘인적 지속가능

성’(human sustainability) 개념을 소개하고, 인적 결과와 비즈니스 결과의 결합으로서 ‘인적 성과’ 계산법을 통해 기업의 번영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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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율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지난 2006년 유엔(UN) 인구 포럼에서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인

구 멸종으로 지구 상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

에 참석해 “이대로라면 2750년엔 한국이란 나라가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1

‘2750년 소멸론’은 사실 국내 정책 조사에서 나온 결론이다. 앞서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는 2013년 1.19명 수준인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220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3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어 2256년에는 100만 

명으로 더 줄어든 뒤 2750년까지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2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 수준이며, 올해와 내년까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인구 소멸 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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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다룰 때마다 놀라운 사례로 인용되는 한국 사례를 최근에 다시 환기한 것은 미국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 

Times)다. 로스 두댓(Ross Douthat) 칼럼니스트는 “한국이 사라지고 있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

라 통계청의 최신 인구추계를 소개했다. 

그는 합계출산율 0.7명은 한 세대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과거 14세대 흑사병이 몰고 온 충격보다 강력한 것이라

며, 그 다음 세대에는 25명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는 스티븐 킹이 “The Stand” 저서에서 다룬, 가상의 수퍼플루로 인한 인구 붕괴 시나리오

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3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하의 기사4에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의 변화 의지 

및 노력이 부족할뿐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인한 미래 성장 자체가 의문시된다고 경고했다. 또 전 세계 저출산 문제를 ‘문명사적 위험’

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마이클 밀컨 회장은 0.7명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들어 맞장구를 쳤다고 전

해진다.5

이렇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인구 소멸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올해 초 국회에서 열린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에서 국가미래비전연

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초저출산 재앙에 맞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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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20년 내에 1,000만 명 감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총인구는 2019년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여름 3개월 정체 구간 이외에는 매월 감소하고 

있다.6

앞으로 50년 이내에 대한민국 인구는 현재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 역시 같은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고령

인구가 내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며, 2072년이면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작년 12월 발간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최신 보고서에서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7 이는 중위 추계 가정에 따른 것으로, 출산율이 2025년 0.65명으로 바닥을 치고 2072년까지 1.08명 수준으

로 상승한다는 시나리오에서다. 출산율이 계속 1명 이하 수준을 지속하는 저위 가정 시에 2072년 인구는 3,017만 명으로 예상된다.

1960
25,012,374명

2024
51,751,065명

2072
36,222,293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그림 2. 인구상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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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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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중위 추계 상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 2019년 3,763만 명 수준에서 고점을 지난 뒤 약 20년 정도 후에는 1,000만 명가량 감소하고, 

2070년에 1,700만 명 초반 수준이 된다. 저위 추계 상으로는 1,300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가운데 사회의 중위연령은 현재 46세에서 약 50년 뒤면 64세가 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절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만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데, 2025년이면 이러한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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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한민국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및 인구 구성비, 1960~2072년(중위)

(만명)

0

4,000

3,000

2,000

1,000

최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올해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에서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가 20년 내 약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활력이 떨어져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져 경제 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

장이 굳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8 앞서 한국은행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우리 경제가 2050년대에 구조

적 역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에 달하며,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이란 경고를 내놓았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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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딜로이트인사이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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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인 위험

2023년 4분기에 0.65명으로 최저치를 다시 경신한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은 이미 선진국에

서 발생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선진국 집단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출산율은 1984년부터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1년 현재 1.58명 수준이

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현상이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203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4,000조 원 감

소하며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10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7년

간 저출산 정책에 360조 원을 투입했으나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다. 물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새로운 기회도 창출되지만, 정치

적 이슈와 제도적인 제약을 탈피해야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림 5. 대한민국과 주요 선진국 합계출산율(TFR) 비교(198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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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인구대체율 혹은 대체출산율(population replacement rate, replacement level 

fertility)이 2.1명 이하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을 ‘저출산’(low fertility), 그 수준이 1.3명 이하로 지속되는 것을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현상이라고 부른다. 11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영역에 진입했고, 일본보다 1년 빠른 2002년부터 시작한 초저출산 상태가 무려 22년이나 지속되는 상

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

공적인 외국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지만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12

미국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전 세계 4분의 3이 넘는 국가(204개국 중 155개국)의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이하로 떨어진다. 2100년에는 이 비율이 9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경제와 국제적 힘의 균형을 완전히 재구

성하고 사회 재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13

IHME의 분석가들은 육아휴직 확대, 무료 보육, 각종 금전적인 인센티브, 추가적인 고용 권리 등 출산율 향상을 위한 모든 사회정책들이 

출산율을 약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그림 6. 세계 합계출산율 추세와 전망, 1950~2100년

출처: IHME http://bit.ly/FertilityGBD21, The Lan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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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여건과 가치관의 변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 나라 출산율의 저하 원인은 주로 결혼 및 양육비용, 가사분담을 제약한 노동시장 여건 등 사회경제적 요인

과 교육수준 및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인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

시인구집중도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다.14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전적인 경제학적 연구들은 한 나라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출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구는 곧 국력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설과 이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나왔다. 

일례로 1992년 노벨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자 개리 베커(Gary Becker) 교수는 결혼 및 자녀수에 관한 의사결정이 ‘효용극대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자녀 수보다는 자녀의 질적 수준으로 효용을 얻고 이를 위해 교육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

아졌다고 해도 예산 제약 하에서는 자녀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커 교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나서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이른바 

‘베커 가설’로도 유명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구소득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출산 재고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 소개된 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

아졌다고 한다.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하는 재정학연구에 실린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 보고서가 그것이다.15

한국은행의 최신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쟁 압력’과 ‘불안’이다.16 비정규직이 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취

업 경쟁이 과거에 비해 심화하는 가운데, 고용 및 소득 불안과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 불안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한다는 것

이다.

보통 출산율 하락은 혼인율 하락, 혼인 후 무자녀 증가, 유자녀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수 감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 하

락은 혼인율 하락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부분 혼인관계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7. 초저출산의 원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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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취업 경쟁 심화
• 소득 증가세 부진, 부채는 급증
• MZ세대는 재정상황에 대한 불만도 높음
• 자녀세대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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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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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생산가능인구 부족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병역,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17 대개 

출산율의 영향은 새로운 인구가 출생 이후 생산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약 2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저출산에 따른 결과로 학령 인구와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등 축소사회가 도래한다. 중기적으

로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년부양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한국은행은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 인구가 감소 연 1% 이상 감소할 확률이 90%, 

2050년대에 추세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68%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연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고 

2032년까지 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약 90만 명 부족한 사태를 예상했다.18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산업별), 전문가(직업별)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직업별로는 전문직, 서비스직, 생산직 

순으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2022-2032 취업자수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천명)

취업지수 전망(수요기반) 공급전망(경찰인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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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인증 해법

원인 분석은 곧 해결책과 직결된다. 경쟁 압력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층 고용률 증대, 주택가격 안정화 그리고 육아휴직 실이용 확

대, 가족 관련 정부지출 증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출산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인구 집중도와 혼외 출산 비중 등과 같은 어려운 변수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소한 OECD 평균까지는 도

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9

앞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 남녀의 비

중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더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는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남성 젊은이의 증가와 여성 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20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남성 비정규직 젊은이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2020년 현재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15~24세 22.4%, 25~34세 

14.4%, 35~44세 9.0% 등이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고학력화와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 등으로 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이들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의 기회비용이 커지자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 자녀는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도 남성의 경우 고학력, 정규직일수록 미혼률이 낮지만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미혼률이 높다.

따라서 남성 청년 비정규직을 줄이거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이중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남녀 성별분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동등하고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만 단기적인 시계에서는 ‘적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는데, 이를 위해 노동인력, 연금 및 재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하다. 특히 노동인력의 경우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래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출산과 양육 친화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재정과 

제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으로 기업의 실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상품 광고나 채용 광고에 활용하는 등 회사 이미

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공공조달에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고, 정책금융 시 대출이자를 낮추는 혜택도 제

공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기업이 가정친화적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97%가 근무시간과 가족 돌봄 시간의 조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1998년 독일의 연방가족부와 헤르티에 공익재단에 의해 설립된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근무시간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독일 기업의 경우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유연 근무시간제도가 필수적이다.21

당장은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도입을 높이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대기

업-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외 인재확보를 위

한 제도 개선과 지원금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22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약 328만 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의 활용도 중요하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퇴직자, 비근로 청년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맞춤, 공생 그리고 관심형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관련 핵심 인재 유치 경쟁을 위해서는 이민 확대 외에도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정주확대를 위한 여건 개선이 필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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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 기회와 성장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액티

브 시니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령친화 의료, 헬스케어, 주거 및 제품, 식품 등의 산업이 성장한다. 고령친화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30년 6.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라 이미 진행되는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로봇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활용이 확대되며 AI 기

반 자동화 산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3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3대 요인들 중 자본과 노동 외에 총요소생산성(TFP)이 둔화한 것

이 2000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된 요인이었다.24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준다.

자본형성의 경우 선진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은 2013년 이후 각각 줄어들면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고, 노동의 

기여도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와 주요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후퇴한 결과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시기에 TFP를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술 혁신 역량을 크게 높이기 위한 인재 확보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전문인력에서 여성과 해외인력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AI와 로봇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

과 생산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성형AI는 저숙련 노동에 비해 고숙련 전문직 노동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에서 기대가 크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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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총생산(GDP) 성장 기여 요인: 1995-2023년

1. 세계 2. 선진국

출처: IMF WEO(2024. Apr), 딜로이트인사이트

3. 신흥시장 및 중간소득 경제 4. 저소득 개도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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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HR 전략: ‘인적 지속가능성’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역할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 전례없는 불확실성과 파괴적인 변화 속

에서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이 중에서도 사회적 규제화가 진척

된 ‘환경’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의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체

계일 뿐이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스스로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능력에

는 조직의 장기 생존 능력, 수익성 그리고 나아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당연히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를 이룸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된 건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풍요로우면

서도 충만한 삶은 누릴 수 있게 하려는 목표도 포함한다.26

인적 지속가능성이란 건강과 웰빙 개선, 업무 역량(Skill) 강화와 고용 가능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발전 기회, 공평성 강화, 소속감과 목적

의식 고취 등 기업 조직이 인적 측면에서 구성원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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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속가능성 인식 vs. 행동 간극을 줄여라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과거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기준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 산업 경제가 지식 경제로 전환

했고, 지식 경제는 사람의 마음과 사고, 지극히 인간적인 특징 등 인간성이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제로 전환 중이다. 

‘경계가 사라진 일의 세계’에서는 직원과 외주인력, 고객부터 지역사회 구성원까지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수익뿐 아니라 혁신과 지적재

산부터 효율성, 브랜드 선호도, 생산성, 적응력, 위험관리까지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러한 인적 상호작용에서 창출된다. 이렇게 인적 결과가 

기업의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 결과와 비즈니스 결과를 결합하여 ‘인적 성과’(human performance)가 

도출된다.28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Global)은 2024 인적자원 트렌드(2024 Human Capital Trend) 최신 서베이 결과 ‘인적 지속가능성’(human 

sustainability)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베이 결과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현재와 미래 조직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

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의 사고방식과 운영 체제 등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과 행동 사

이의 간극을 줄인 기업의 경우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1.8배 높고, 긍정적 인적 결과를 창출할 확률은 2.1배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인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체감 vs. 실질적 행동의 부족 사이 ‘간극’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조직의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사의 조직은 얼마나 큰 진전을 이뤘는가?

참조: 지식과 실행의 격차(knowing-doing gap)는 제프리 페퍼(Jefferey Pfeffer)와 로버트 I. 서튼(Robert I. Sutton)이 공저한 『The Knowing-Doing Gap: 

How Smart Companies Turn Knowledge Into Action』에서 소개된 이후, 비즈니스 성과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비즈니스 결과는 재무 목표를 달성 또는 초과하는 것을 뜻하며, 인적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의미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딜로이트 2024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행동에 옮겨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해당 격차를 줄이는 조직들은 인적 성과를 실현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 목표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1.8배 높다

• 긍정적 인적 결과를 달성할 확률이 2.1배 높다76%

4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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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S’에 대한 재정립 필요

ESG에서 ‘S’(사회적 책임) 측면을 개선하려면 경영자들은 인적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조직의 인식을 뿌리 속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사람이 조직에 이익을 얼마나 가져다주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조직이 사람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고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연구 결과, ESG는 점차 개념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데다 관심도 줄어들고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9 지속가능성의 모든 측면

을 다루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ESG의 개념이 모호해짐과 동시에 부정적 선동에 남용되기 쉬운 타깃이 되고 있다. 

이처럼 ESG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접근법이 협소하거나 자기선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기업이 대외홍보 등 단기적 리스크에만 치중하고, 근로자 훈련 및 포용적 금융 등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력

을 과소평가한다. 

지구는 복잡하고도 취약한 시스템이며,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지구를 보살펴야만 모든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충분히 확산돼 있다. 이제는 인적 지속가능성을 향한 움직임이 일면서, 사람에 대한 조직의 개념에 비슷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조직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가치를 다각적 측면에서 창출하려면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같이 인적 지속가능성은 

현재 직원뿐 아니라 미래 직원, 확장된 개념의 근로자(임시직, 긱 노동자, 외부 공급망 내 근로자 등)부터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사회 전

반까지 조직과 접점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인적 지속가능성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는 다르다. 이해관계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조직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긍정적 이해관계자 

관계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지속가능성 목표는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협력적 노력을 펼쳐야 

달성할 수 있다.

그림 11. 인적 지속가능성은 근로자와 세계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조직은 우선 조직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원부터 시작해 확장된 개념의 근로자와 사회 전반까지 인적 지속가능성의 실현 범위를 점증적으

로 확대해야 한다

* Zeynep Ton, The Case for Good Jobs: How Great Companies Bring Dignity, Pay, and Meaning to Everyone’s Work (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2023).

출처: 딜로이트 분석

직원 확장된 개념의 근로자 사회

•공정한 생활임금 및 장기적 재정적 번영

•스킬, 채용 가능성, 커리어 발전 기회

•목적과 의미

•다양성과 포용성의 결과로서 공정성과              

   소속감 / 불공정과 소속감 부재의 시스  

   템적 원인 해결

•신체적, 정신적 안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재정적 웰빙

•미래 근로자를 위한 인력 개발

•외부 공급망 근로자를 위한 인적 결과    

  개선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인적  

  결과 개선

•환경 및 기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보건 개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예: 공정한 생활임금)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인종, 성별, 여타 정체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수화된 인구를 위한 

  공정성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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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딜로이트의 서베이 결과, 소속 조직에 몸 담은 이후 삶이 나아졌다고 답한 근로자는 43%에 그쳤다. 근로자들은 조직의 인적 지속가능성 

수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증가하는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의 일자리를 넘보는 기술’을 꼽았다.

그림 12. 근로자들이 꼽은 인적 지속가능성 장애물

본인의 일과 관련해 어떤 사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복수 응답 허용)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

기술 및 비즈니

스 모델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스킬과 
직능의 증가

업무환경 내 
신체적 안전 및 
웰니스를 위협하

는 리스크 증가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올웨

이즈온’(always 
on) 경제

디지털 기술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고용주

원격 및 하이브

리드 업무 확산

으로 연결 및 
소속감 부재

업무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

딜로이트 글로벌이 스킬 기반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압도적 과반수(79%)가 조직은 근로자를 사람으로 인식하고 이

들과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30 또한 인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또는 극도로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1%에 달

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조직을 리드하고 있다고 답한 임원진은 12%에 불과했고, 17%는 아직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편 근로자 중에서는 27%만이 기업이 자신들을 위한 가치 창출 노력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답했다.31

출처: 딜로이트 2024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53%

28%
25% 24%

22%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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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업 리더 “인적 지속가능성 개선 진전” vs. 근로자들 “회의적”

우리 조직이 인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모종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동의하는 기업 임원진 비율

동의하는 근로자 비율

41%

89%

출처: 2023 Deloitte Well-being at Wor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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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번영해야 기업도 번영한다

인적 지속가능성 관련 관행을 실천하는 조직이 훨씬 강력한 비즈니스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속속 증명되고 있다. 

옥스포드대 웰빙 리서치 센터(University of Oxford Wellbeing Research Center)는 “직원 웰빙과 기업 성과 사이에는 강력한 긍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직원 웰빙이 최고 수준인 조직은 이익과 주식 투자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32

인적 지속가능성 개선 항목에서 최고 순위를 차지한 조직들은 지속적으로 러셀1000 지수의 평균을 능가했다.33 또 인력 처우에서 최고 

순위인 조직들은 5년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2.2% 높았고, 매출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 적었으며, 가족 부양이 가능한 수

준의 생활임금을 지불하는 비율이 두 배 많았다.34

인적 지속가능성이 조직 가치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은 다양성·형평성·(DEI) 개선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다양성이 강한 

조직들은 업계 평균보다 재무 성과가 2.4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5

스킬 개발에 투자하는 조직은 비즈니스 결과가 개선된다. 고성과 조직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84%가 스킬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36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을 지나치게 절감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저임금은 이직 증가, 낮은 생산성, 저조한 출근율, 

낮은 수준의 혁신, 약한 실행력, 잦은 실수, 고객과 매니저들의 불만으로 이어진다.37

근로자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면 인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근로자 과반수가 건강한 삶이 커리어 개발보다 

중요하며, 웰빙 지원 혜택이 더 많은 일자리로 이직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38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을 응원하고 선호한다. 딜로이트 서베이 결과 소비자 응답자 중 76%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향보다 높다고 답했다.39

인적 지속가능성은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미래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인력을 확보 및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

고, 강력하고 다양한 인력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보상과 생산성이 개선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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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리더의 역할

조직이 인적 지속가능성을 수용하려면 우선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을 재정립해야 한다. 사람으로부터 가치를 뽑아내려 하고 정확히 

주는 만큼 되받으려 하는 과거의 계산적 사고방식을 인적 지속가능성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면, 조직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람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바탕으로 리더들은 신뢰를 핵심 연결고리로 활용해 인적 지속가능성 어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한층 확대할 수 있다.

인적 지속가능성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오늘날 도입된 전략들이 현재 근로자, 조직, 사회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존속,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또한 기후 지속가능성, 공정성, 신뢰, 목적의식, 웰빙, 소속감 등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필요한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

에 초점을 둠으로써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인적 지속가능성은 하루 아침에 달성할 수 없다. 이는 복잡한 과제이며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한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함

께 최상의 관행과 표준 지표, 현명한 정책 노력 등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그간 개인 및 사회와 맺어왔던 관계의 방식을 근본

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딜로이트는 인적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리더들의 액션플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40

1) 인적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들*에 초점을 맞춰라

    * 6대 지표들: 
      ① 스킬 개발 및 채용 가능성 개선 ②웰빙 ③목적의식 ④DEI  ⑤커리어 안정성과 개발 기회 ⑥사회적 영향

2) 인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사례를 만들어라

3) 리더 및 매니저 평가에 인적 지속가능성 지표를       

    포함시켜라

4) 인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이사회와 경영진 

    어젠다에 포함시켜라

5) 현재 직원, 미래 직원, 여타 근로자와 함께 

    이들이 맡을 역할을 정립하고 인적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라

6) 관리자의 인적 지속가능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라

7) 선도적 기업의 업무환경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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