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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는 을 기록함2005 12 (CBSI) 76.1 .□

지수는 지난 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9－ 규모별지역별규모별지역별규모별지역별규모별지역별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임(규모별 격차 지역별 격차규모별 격차 지역별 격차규모별 격차 지역별 격차규모별 격차 지역별 격차: 55.6p, : 48.7p: 55.6p, : 48.7p: 55.6p, : 48.7p: 55.6p, : 48.7p).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는 지난 월 이후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100.0) 9

중견업체 중소업체 는 여전히 크게 낮음(79.4), (44.4) .

지역별로도 서울업체 와 지방업체 의 체감경기 격차가 큼(87.4) (38.8) .

양극화 현상은－ 토목과 건축부문에서 모두 심각토목과 건축부문에서 모두 심각토목과 건축부문에서 모두 심각토목과 건축부문에서 모두 심각한 상황임.

토목부문 사업 시행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 증가사업 시행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 증가사업 시행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 증가사업 시행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 증가: BTL ,: BTL ,: BTL ,: BTL ,

건축부문 지역 분양시장의 위축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경향에 따른지역 분양시장의 위축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경향에 따른지역 분양시장의 위축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경향에 따른지역 분양시장의 위축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경향에 따른: ,: ,: ,: ,

신규분양의 어려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위축 등신규분양의 어려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위축 등신규분양의 어려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위축 등신규분양의 어려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위축 등....

공사물량 지수는 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85.1) 2□

못하고 있음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의 경우 토목 주택 비주택대형업체 의 경우 토목 주택 비주택대형업체 의 경우 토목 주택 비주택대형업체 의 경우 토목 주택 비주택(120.0) (120.0), (110.0),(120.0) (120.0), (110.0),(120.0) (120.0), (110.0),(120.0) (120.0), (110.0),

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이 증가모든 공종에서 공사물량이 증가(110.0)(110.0)(110.0)(110.0) 함 중견업체 와 중소업체. (89.3)

모두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업체의 물량부족이(39.9)

심각한 상황임.

□ 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하나 여전히 비용은 높은 상태가 지속됨.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을 기록함 반면 인건비 와122.4, 115.3 . , (84.6)－

자재비 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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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2005 12 (CBSI)2005 12 (CBSI)2005 12 (CBSI)2005 12 (CBSI)

월 규보별지역별 양극화 심화12 CBSI 76.1,

년 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는 을 기록함2005 12 (CBSI) 76.1 .◦

체감경기는 지난 월 을 기록하여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수는 완9 51.3－

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 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는 체감경기가 악(100) ,－

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경기종합 추이< B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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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업체간 체감경기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대형업체 는 지난 월 이후 개월간 체감경기가 기준선을 밑도(100.0) 8 4－

는 부진이 이어졌으나 월에는 기준선을 회복함12 .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를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79.4, 44.4－

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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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업체는 전월보다 감소하여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12.4p 50－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을 기록하여 체감87.4, 38.8－

경기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지역별 경기종합 추이< BSI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월월월월1111 월월월월2222 월월월월3333 월월월월4444 월월월월5555 월월월월6666 월월월월7777 월월월월8888 월월월월9999 월월월월10101010 월월월월11111111

월월월월12121212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월 전망월 전망월 전망월 전망1111

종 합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85.2)76.1(85.2)76.1(85.2)76.1(85.2) 64.664.664.664.6

규
모
별

대형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 41.7 61.5 72.7 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60.060.060.060.0

중견 56.4 74.5 81.8 81.6 71.0 90.5 76.5 63.9 59.1 76.9 59.3 79.4(84.6)79.4(84.6)79.4(84.6)79.4(84.6) 79.479.479.479.4

중소 34.1 56.5 49.1 58.8 65.9 57.4 41.5 54.0 53.7 48.9 56.9 44.4(68.6)44.4(68.6)44.4(68.6)44.4(68.6) 53.253.253.253.2

지
역
별

서울 50.9 91.3 98.1 96.1 101.6 98.5 86.4 80.9 50.1 71.0 69.5 87.4(99.8)87.4(99.8)87.4(99.8)87.4(99.8) 64.364.364.364.3

지방 41.2 60.0 50.4 57.7 54.4 63.6 59.8 57.6 55.5 60.3 53.2 38.8(65.6)38.8(65.6)38.8(65.6)38.8(65.6) 45.745.745.745.7

주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 .

전반적인 경기 종합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규모별지역별 격차BSI◦

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지역별 경기종합 격차 추이< B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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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의 경우 월 이후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9－

월 월 월 월 중소업체의 경우 체(41.7(9 ) 61.5(10 ) 72.7(11 ) 100.0(12 ))→ → →

감경기가 선에 머무르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50 .

지역별로 보면 대형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은 수가 점차 상－

승하고 있으나 지방은 년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2004 10 .

년 월 규모별 격차와 지역별 격차는 로 확대됨2005 12 55.6p, 48.7p .－

업체간의 양극화는 토목과 건축부문 모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상장 대기업들은 수주 및 매출의 증가와 주식시장의 활황 해외 건설,－

수주 증가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됨.

반면 지방 중소업체들은 토목과 건축부문에서 공사물량 수주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토목부문에서는 사업 시행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비중 증가로BTL ,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음.

건축부문에서는 지역 분양시장의 위축 최근 아파트의 브랜드 선호,

경향에 따른 신규분양의 어려움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위축 등.

이 나타나고 있음.

년 월 건설경기 전망은 을 기록함2006 1 64.6 .◦

월 건설경기 전망은 지난해 월 전망치에 비해 나 하락함 이1 12 20.6p .－

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큰 데다 월이라1

는 계절적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비교적 체감경기가 좋았던 대형업체 역시 월 전망지수가 에 불1 60.0－

과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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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공사물량 모든 공종에서 증가대형업체 공사물량 모든 공종에서 증가대형업체 공사물량 모든 공종에서 증가대형업체 공사물량 모든 공종에서 증가,,,,

공사물량지수는 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85.1◦ 1).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상승하여 개월째 상승세를 보임7.3p 2 .－

그러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공사물량의 부족을 호

소하는 업체가 많은 상황임.

공종별 공사물량 추이공종별 공사물량 추이공종별 공사물량 추이공종별 공사물량 추이< BSI >< BSI >< BSI >< BSI >

54.9

토목

86.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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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로는 주택부문지수만 전월에 비해 상승함.◦

토목물량지수는 를 기록함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을 기록86.2 . , 120.0－

하여 지난 월 토목수주 에 이어 개월째 토목수주가 증가한11 (118.2) 2

것으로 나타남.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 토목 주택 비주택 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 , )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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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은 를 기록하여 지난 달 에 비해 상승한 것으80.4 (69.9) 10.5p－

로 조사됨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주택물량이 을 기록하여 개. 110.0 4

월만에 기준선을 회복함.

비주택 부문은 을 기록해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73.8－

있음.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와 중소업체의 물량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대형업체는 공사물량 지수가 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증가한 것120.0－

으로 조사됨 대형업체는 토목 건축 비건축 모든 부문에서 공사물량. , ,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견업체와 중소업체는 각각 로 여전히 물량이 크게 부족한89.3, 39.5－

상태임 특히 중소업체는 지난달에 비해 나 하락하여 에도. , 19.6p 50

미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103.9, 39.9－

를 기록하여 지역간 공사물량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공사물량공사물량공사물량공사물량< BSI >< BSI >< BSI ><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5.1 120.0 89.3 39.5 103.9 39.9

전망 54.8 50.0 74.1 38.6 52.8 41.7

토목
실적 86.2 120.0 83.3 50.0 102.9 41.2

전망 72.2 90.0 73.3 50.0 76.5 45.7

주택
실적 80.4 110.0 93.8 30.6 101.3 31.1

전망 55.4 40.0 84.4 40.5 55.1 38.9

비주택
실적 73.8 110.0 70.0 35.7 89.7 32.0

전망 58.8 70.0 60.0 44.2 60.6 37.9

주 실적은 년 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년 월 예측지수임: 2005 12 200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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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을 기록하여 지난해 월에 비해2006 1 54.8 12◦

크게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통상 연말 공사물량의 증대로 인한 반등과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1－

월에는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7 -

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인력 및 자재 수급 원활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를 기99.1 , 86.2－

록함.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금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을130.0, 120.0－

기록하여 비교적 자금여건은 좋은 것으로 조사됨.

자금인력자재자금인력자재자금인력자재자금인력자재< BSI >< BSI >< BSI ><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수금

실적 99.1 130.0 91.4 71.7 110.8 58.0

전망 86.2 80.0 102.9 74.5 85.6 63.4

자금조달
실적 94.0 120.0 94.3 63.0 108.9 51.0

전망 90.0 100.0 91.4 76.6 95.3 58.1

인력

수급
실적 122.4 140.0 120.0 104.4 131.2 75.8

전망 113.6 120.0 117.1 102.1 119.9 74.1

인건비
실적 84.6 80.0 85.3 89.1 85.2 57.7

전망 88.2 90.0 85.3 89.4 89.2 62.1

자재

수급
실적 115.3 120.0 120.0 104.3 120.9 73.9

전망 119.5 130.0 120.0 106.5 128.2 76.0

비용
실적 93.7 100.0 97.1 82.6 97.3 61.9

전망 95.6 110.0 88.2 87.2 103.0 60.0

주 실적은 년 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년 월 예측지수임: 2005 12 2006 1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

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을 기록함 전반적인 공122.4, 115.3 .－

사물량의 감소로 인력과 자재의 수급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음.

인건비 와 자재비 지수는 여전히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84.6) (93.7)－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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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재비의 경우 서울지역 에 비해 지방업체 가 부담을, (97.3) (61.9)－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년 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2006 1◦

사됨.

년 월의 인력과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를 기록하여2006 1 113.6, 119.5－

여전히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나타남.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을 기록하여 수급 상황88.2, 95.6－

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

가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