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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정책방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결산경영공시와 공공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전 전ㆍ후를 DEA 분석, 경영

실적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비모수적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ㆍ후 효율성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실적평가보고서

와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지방 이전 후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경우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성을 원

인으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모든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범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금관

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전ㆍ후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추후 논의될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유의한 시사점

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자료포락분석, 효율성, 실적평가보고서, 공공기관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direction to see if the 

government's purpose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was achieved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hich moved to Busan Metropolitan City in 2014. Based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s settlement management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from 2009 to 2019, efficienc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DEA analysis, work 

efficiency in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financial rati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DEA analysis,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fore and after fat transfer 

was not noticeable. Second, the efficiency analysis us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showed that the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Taken together, in the cas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fficiency decreased after local relocation, which can be 

attributed to sluggish business performance and inefficiency related to financial ratios.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it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o 

compensat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cope of research targeting all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Korea. Nevertheles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of fund-manag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to be discussed.

Key Words : Data envelope analysis, efficiency,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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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와 출자 혹은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 1항 각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관을 의미

한다. 최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지방 양방향에서 번영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이다. 

즉,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주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

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의2에 따르면, 공

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단계적으로 지방

으로 이전해야 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

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153

개 공공기관은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제외한 수도권과 12개 광역시 및 도에서 형평성

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고 차등 배정되었다. 2019년 12

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곳 모두 이전을 완료했

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

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배치는 산업별 기능군

과 효율성에 따라 추진되었고, 이전으로 인한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 한편, 『금융중심지

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는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

라 2009년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으로 한국주택금융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금융공기

업이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보다

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

쟁력 및 효율성 강화의 목적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기준 연결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이 130조원의 초대형 금융권 공기업이다. 2004년에 

설립하여 2014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였고, 지방으로 

이전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이전 전과 이전 이후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

석(Data Envelop Analysis)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의 업무효율 관련 수치와 효율성과 관련된 재무비

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

에 따라 추진 되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

을 통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효율성을 중

심으로 주안점을 둔다. 둘째, 메이저 금융권 공기업인 한

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이용하여 이전 전ㆍ후를 비교

함으로써 추후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국책 담당자

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들

과는 달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의 이전 전ㆍ후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차별점이 존재

한다. 둘째, DEA 분석에서 CCR뿐만 아니라 BCC를 이

용하여 종합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는 것

이다. 셋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

에서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정에 관한 법률』 역시 고

려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2.1 이론적 배경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각각 2004년과 2007년

에 제정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공공기관 지방 이전

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은 제외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17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기관들

의 추가 선정과 통폐합 등을 통해 최종 153개로 확정되

었다. 공공기관은 2003년 6월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방침 발표를 이후로 2019년 

12월 이전대상의 153개의 공기업 및 관련 기관들이 이

전하면서 마무리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여당이 공약한 ‘공공기관 이전 시즌 2’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약 150개에 이르는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이미 시작

되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원하는 대형 공공기관을 유

치하지 못한 지자체 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를 주장

하고 있다. 대형 기관들을 유치한 지자체들은 기존 기관

들의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김민곤 등(2017)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행정 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

방 세입의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역 총생산(GRDP) 및 기반 고용비율에는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도시의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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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전략 및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지방공기업의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에는 영

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2]. 오영균(2016)은 생산성의 

변화에 관해 농촌진흥청의 사례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

과, 지방 이전으로 인해 연구개발 지원의 이직과 총 직원

의 변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지방 이전으로 인해 경력

직원들의 유출에 관련성이 높음을 시사한다[3]. 손동글ㆍ

허재완(2018)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수도권의 인구감

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순 이동 및 전입 인구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완화되

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제시되었다[4]. 정기위

등(2020)의 연구에서는 이전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의 사

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 기간과 이전 이후의 효율

성을 비교한 결과, 효율성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이후 효율성이 하락한 이유로는 사업성과의 악화, 급

여 및 급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원인임을 보고하였다[4]. 

2.2 연구방법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 Analysis)는 다수의 투

입과 산출을 고려해서 평가대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DEA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의 선형계획모형

으로 각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에 가장 

유리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

이다[5]. 자료포락분석은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

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수 있다. 투입이 동일함에도 불구

하고 더 많은 산출을 얻거나, 산출이 동일한데 투입이 적

은 경우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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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식(1)을 선형계획문제로 변환한 다음 Dual problem

으로 변환하면 식(2)과 같다. 식(2)는 선형계획 모형이기 

때문에 효율성 값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k번째 평가 대안

의 가장 유리한 가중치를 도출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대안 k가 선택 가능한 최적 가

중치 조합을 적용할 경우 모든 평가 대안의 측정된 효율

성의 값은 1을 초과하지 않는다. 

 
 


  









 

 


  









 

 










 ≥  ∀ 식

식(2)의 모형을 투입지향 CCR 모형이라 하며, 규모수

익 가변성을 허용하기 위해 볼록 성 제약인 식(3)을 추가

한 모형을 BCC 모형이라고 한다.


  




  식

DEA 모형은 규모수익의 불변을 가정하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CCR(Charnes et al, 1978) 모형과 규모수익 

가변을 가정하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BCC(Banker et al, 

1984) 모형으로 구분된다[6, 7]. CCR 모형을 통해 산출

된 효율성을 기술 효율성이라고 하고, BCC 모형을 통해 

산출된 효율성을 규모 효율성이라고 한다[8].

2.3 공공기관 효율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효율

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DEA 분석, 경

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업무효율, 재무비율을 사용한 효

율성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DE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DEA 접근방법의 주요 특징으로 첫

째, DEA는 비통계적이고 비모수적 방법이므로 회귀분석

과 같은 모수적인 방법과 다르게 분석자료의 양이 적어

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회귀분석은 평균값에 의한 

함수형태의 가정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데 반해, DEA

는 효율 변경선으로 부터의 편차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둘째, DEA는 선형계획법

에 기반을 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투입과 산출 요소들과

의 함수적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DEA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관의 

DEA 분석과 관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Table 1과 같

다[9-12]. 김수연ㆍ이호영(2010)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

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건비와 자본금을 투입하였고,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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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영업이익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9]. 강태식(2018)

은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인력, 총자산, 자본을 투입하였고, 매출과 영

업이익을 산출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0]. 진상현

(2015)는 세계적인 에너지기업과 한국가스공사의 효율

성을 비교하였는데, 투입으로 자산과 직원 수를 투입하

고, 순 매출을 산출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1]. 장기위 

등(2020)은 직원 수, 유형자산 및 판매관리비를 이용하

여 산출로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매출, 영업이익, 순 매출

을 사용하여 산출로 사용하여 DEA 분석에 사용하였다

[12]. DEA 모형의 투입산출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13-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

여 본 연구에서는 투입으로 직원 수, 유형자산, 판매관리

비를 사용하고 산출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esearcher variable

Kim, SuYon
Lee, Hoyoung 

(2010)

Input Labor cost, Capital

Output Sales, Operating profit

Kang, TaeSik
(2018)

Input Manpower, total assets, capital

Output Sales, Operating profit

Jin, SangHyun
(2015)

Input Assets, number of employees

Output Net sales

Chung, Ki-Wi et 
al.(2020)

Input
number of employees, tangible 

assets, SG&A 

Output Sales, Operating profit, Net Sales

Table 1. DEA research (public institutions)

한편, 연도별 DEA 분석을 통해서 국가 HRD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DEA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 한계점으로 인해 이러한 극복방안으로 다양한 방법론

의 적용이 제기되었다[16]. 따라서 이전ㆍ이후 공공기관

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이미 많

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었다.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사

용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상황과 발전 방

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지표체계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

석하고[17], 경영평가 수치와 Enterprise Architecture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18]. 경영실적평가와 재무지표

의 이용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19],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지표의 영향을 분석

한 연구[20]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주택금

융공사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으로 효율성과 

관련된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무정보와 효

율성과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21], 공공기관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총자산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을 효율성 

분석에 사용하였고[22-27], 본 연구에서도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

로 나눈 값을 총자산이익률(ROA)이며, 총자산이익률은 

투자 대비 산출한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총자산을 얼마

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매출액을 

총사산으로 나눈 값을 총자산회전율(ATR)을 사용하였

다. 총자산회전율은 투자한 총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매출

액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1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으로 2002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자금대

출은 20년 이상의 만기구조를 가지는 것에 비해 국내의 

경우 3년 이하의 만기일시상환대출에 집중되어 있었다. 

3년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는 가계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문

제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자금

을 대출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인 공급을 촉

진하여 국민복지증진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1996년부터 이미 금융공사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97년의 외환위기로 미루어지다가 

2004년에서야 근거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주택금융 신

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채권유동화(주)를 통합하여 2004

년에 세워졌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의 표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주

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산 경영공시와 공공

기관 실적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다[28]. 표본

은 재무적 자료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의 성과평가가 완

료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전 전ㆍ후의 비교분석을 위해 

이전연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각각 5년간의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단, 조사연구과정에서 회계규칙 변경 및 알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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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첫째, 2011년도에 

보고한 2010년도의 제7(당)기 손익계산서와 2012년도

에 보고한 제7(전)기 손익계산서와의 수익, 비용 등의 금

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결산 공시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모종의 이유로 인해 추후 수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후기에 

발행된 결산보고서가 정확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무상

태표를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인식 및 적용하였다. 둘째, 

2011년도 이전에는 연결재무제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

교 가능성을 위해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4. 분석결과

4.1 DEA 분석

다음 Table 2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4년 지방 이

전 이전과 이후의 분석결과이다. 이전 년도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3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다. 투입은 종업원 수, 유

영자산, 판매관리비로 설정하였고, 산출은 매출액으로 설

정하였다. CCR 모형은 종업원 수와 판매관리비에서 이

전 후 효율성이 좋아졌으며, 유형자산의 경우 이전 후 효

율성이 감소했다. BBC 모형의 경우 이전 후 미세하게 효

율성이 증가했지만,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뚜렷하게 효

율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panel A. Output : sales

year
Manpower Tangible assets SG&A

CCR BBC CCR BBC CCR BBC

2009 0.22 1 0.71 1 0.24 1

2010 0.20 0.86 0.59 0.82 0.24 0.99

2011 0.29 0.94 1 1 0.31 0.94

2012 0.38 0.93 0.28 0.37 0.40 0.91

2013 0.75 1 0.56 1 0.71 0.96

2014 0.76 0.96 0.40 0.75 0.79 1

2015 0.85 0.99 0.38 0.78 0.87 1

2016 0.91 0.99 0.38 0.83 0.90 0.96

2017 0.98 1 0.44 1 1 1

2018 0.97 0.99 0.43 1 0.95 0.99

2019 1 1 0.42 1 0.91 1

Before 0.368 0.946 0.628 0.838 0.380 0.960

After 0.942 0.994 0.410 0.922 0.926 0.990

Table 2. Sales of CCR, BBC analysis results

다음 Table 3는 강건성 분석을 위해 산출을 당기순이

익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전 년도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2013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

했다. CCR 모형은 종업원 수와 판매관리비에서 이전 후 

효율성이 좋아졌으며, 유형자산의 경우 이전 후 효율성이 

감소했다. BBC 모형의 경우 이전 후 미세하게 효율성이 

증가했지만,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뚜렷하게 효율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DEA 분석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효율성이 개선된 부분도 있으며, 효율성이 

나빠진 부분도 있는 혼재한 상태이다.

panel A. Output : net income

year
Manpower Tangible assets SG&A

CCR BBC CCR BBC CCR BBC

2009 0.20 1 0.26 1 0.22 1

2010 0.12 0.86 0.15 0.82 0.16 0.98

2011 0.71 1 1 1 0.77 1

2012 0.71 0.96 0.21 0.32 0.75 0.95

2013 0.86 1 0.27 0.86 0.84 0.96

2014 0.77 0.90 0.16 0.51 0.82 0.95

2015 0.41 0.73 0.07 0.1 0.42 0.7

2016 1 1 0.17 0.91 1 1

2017 0.90 0.90 0.16 0.86 0.93 0.93

2018 0.97 1 0.17 1 0.96 1

2019 0.82 0.82 0.14 0.74 0.75 0.76

Before 0.520 0.964 0.378 0.800 0.548 0.978

After 0.820 0.890 0.142 0.722 0.812 0.878

Table 3. Net income of CCR, BBC analysis results

4.2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 업무효율

year Weight Score Rate

2009 18 18.000 1

2010 23 23.000 1

2011 45 40.600 0.903

2012 45 40.307 0.896

2013 50 40.977 0.820

2014 37 27.341 0.739

2015 37 28.261 0.769

2016 32 22.434 0.702

2017 32 23.013 0.720

2018 29 27.151 0.936

2019 26 26.000 1

Before 0.924 

After 0.824 

Table 4. Results of work efficien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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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방 이전과 지방 이

후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

서상의 주요사업성과로 측정하였다. 주요사업성과를 이

용한 업무효율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상술한 내용

을 바탕으로 이전과 이후로 설정하고 평균을 산출한 결

과 각각 0.924, 0.824이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실적보고

서상의 주요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를 사

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을 

때 효율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DEA 분석과는 다르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효율성의 측면은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4.3 재무비율분석

다음 Table 5는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

하였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전과 이후로 설정하

고 평균을 산출한 결과 ROA와 ATR은 Before는 각각 

0.010, 0.080 이며, After는 각각 0.002, 0.028이다.

이는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의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을 때 효율성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Year assets
Net 

income
Operating 
earnings

ROA ATR

2009 3,443,840 35,746 436,716 0.011 0.1268 

2010 4,584,621 25,240 444,405 0.006 0.0969 

2011 5,920,651 136,446 620,100 0.023 0.1047 

2012 26,029,756 145,030 863,722 0.006 0.0332 

2013 45,263,813 185,872 1,777,496 0.004 0.0393 

2014 50,655,415 181,490 1,981,777 0.004 0.0391 

2015 86,590,615 103,866 2,412,567 0.001 0.0279 

2016 101,764,809 279,395 2,828,332 0.003 0.0278 

2017 117,792,507 274,205 3,328,124 0.002 0.0283 

2018 122,066,073 314,596 3,507,353 0.003 0.0287 

2019 130,650,643 279,115 3,778,268 0.002 0.0289 

Before 17,048,536 105,667 828,488 0.010 0.080 

After 111,772,929 250,235 3,170,929 0.002 0.028 

Table 5. Financial ratio (efficiency) analysis result 

5. 결론

본 연구는 2003년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

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방배치

는 산업별, 기능별 효율성을 원칙으로 추진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효

율성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수

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를 대상으로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DEA 분석의 경우 지방 이전 전ㆍ후 효율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

적 보고서 및 재무비율 분석의 경우 모두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하락하였다. 재무비율 분석의 경우에서는 자산

의 크기, 매출액, 당기순이익은 모두 성장하였으나, 효율

성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주택

금융공사는 지방 이전 이후 효율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의 부진과 재무비율과 관련된 비효율을 원인으

로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

구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전과 이전 이후의 효율성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

리고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관

점에서 공공정책과 재무회계 분야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

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전 전ㆍ후의 효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는 것이다. 추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평가에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기금형 준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

하지 못했다. 준정부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에 있어

서 재무적 자료일 수도 비재무적 자료일 수도 있다. 하지

만 비재무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주관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비재무적 자료를 포함하여 측정한다면 시

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주택금융공사

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예를 들면 연도, 산업효과, 정부정책 등의 통제변

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통제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주

택금융공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분석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

를 바탕으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을 늘

려서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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