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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

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

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

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

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

종 변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조경공사, 건설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공간

ABSTRACT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rty under the theme of reorganizing 

the production system.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technical skills of the landscaping field. Therefore, it is urgent to respon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tegration policy and improve an appropriate work system and the content of the landscape fiel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ntion of the industry to reorganize the production system and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landscape field, so that i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changes. As a result of the 

survey, 1) the perception of the reorganization policy is a highly requesting step-by-step promotion that 

reflects the industry's will, 2) the system is divided into gene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and is highly opposed 

to integration, 3) appropriate design and construction costs are the most important directions for improving 

landscape construction projects, and 4) re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civil engineering works is 

important for improving detailed construction types. Overall,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pecialized 

landscape construction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nging landscape business and is only appropriate for 

subcontractors in other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hat reflect this. In the long 

run, it is urgent to establish the status of landscape construction as an independent object,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and change the industry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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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는 전설분야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

이다(국토교통부, 2020). 핵심 골자는 29개 등으로 세분된 전문분야를 10개 내외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져 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아 건설업 대공종화 정책에 대

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구조 개편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한국건축시공학회,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반 여건과 변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변화를 전제하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한 조경분야1)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려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2)에서, 조경의 정체성이 더욱 강

화되고 사회적 필요에 적합한 업역 체계로 개편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 정책 대응, 조경분야 전문성과 기술성 확인, 적정 

조경분야 생산구조 개편 방안 모색, 전문공사업 조경분야 업역체계 검토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1) 국내 건설업 체계에 따른 조경전문공사 업무의 내용과 변화 검토, 2) 조경공사 전문업

종 체계의 검토와 최적 변화안의 모색, 3) 전문가 설문을 통한 통합적 조경공사 개선 방안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

였다. 이를 통해 조경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사업 체계의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분석 대상

연구는 크게 1) 문헌조사(정책 동향, 정책 방향 및 관련 사례, 개선 효과 등), 2) 설문조사(관련 이슈 도출을 통

한 전문가 설문), 3) 제안도출(조경공사의 전문업 강화 방안 모색)의 세 부분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진행되었다. 

이 중 설문조사는 2차로 나누어 전화 인터뷰와 설문지 설문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표 1 참조). 1차 전화 설문은 

조경분야 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조경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실적 상위 업체 리스트를 중심

으로 대표자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설문지 조사는 관련 협회를 통해 조

경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항 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였다3). 1차, 2차 모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

시에 무작위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수는 전화조사 44건 및 설문응답 78건이었다4). 각 설문 결과는 유형별로 응답을 

구분하여 코딩하고 SPSS 26.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 응답자의 주요 경력 

사항은 표 2와 같다.

주요 경력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주요경력

(다중응답)

조경계획설계 20 13.8% 26.0%

조경시공공무 49 33.8% 63.6%

조경현장시공 48 33.1% 62.3%

조경유지관리 17 11.7% 22.1%

기타 11 7.6% 14.3%

전체 145 100.0% 188.3%

표 2. 응답자의 경력 분포

설문 항목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비고

종합-전문 체계 유지 동의 여부 전화 설문 44건(무응답 제외)

개편 정책 인식 / 종합-전문 체계

종합 개선 방향 / 세공종 개선 방향

기타 서술형 제안

78부
건설업

면허 보유 기준

표 1. 전체 설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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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조경공사 업역 체계의 변천

1975년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의 체계가 도입되었다. 이때 면허제도가 도입

되었고 업역별로 3개, 5개, 18개의 업종이 형성되었다. 조경공사는 이때 특수공사업에 포함된다. 이후 1981년 건설

업법 개정시 일반공사업, 전문공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일반공사업은 원도급자, 전문공사업은 하도급자라는 형식이 시

작되게 되었다. 이는 일반공사는 복합공사로 전문공사는 단일공사나 부분공사로 보는 시각이 고착되면서 나타난 문

제라고 볼 수 있다. 1996년에는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전기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이 

포함되지는 못하였으나 업종별 업무 내용과 공사 예시를 제시하며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은 전문공

사업이라는 체계로 재편되게 된다(한국건축시공학회, 2019).

이때 조경의 공사업도 종합분야의 조경공사업, 전문분야의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3개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는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등록기준 또한 요

건을 명시하고 있어 명확하게 건설업의 한 전문분야로서 생산체계를 규정하게 된다.

2022년부터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14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문건설업의 통폐합과 주력분야 도입이 

이루어져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혼란이 다소 나타나고 있다. 전문공사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

성, 발주자 편의성과 함께 겸업실태,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통합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건설업 업역은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과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시공)으로 구분되어 있고 조경분야는 둘 다에 포진하였다. 종합건설업으로서의 조

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으로서 대업종화 개편 이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현재 조경 분야 공사업의 현황이다. 전

문건설업 조경의 경우 식재와 시설물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력분야를 설정하여 업무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2021년부터는 종합-전문 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함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다(안명준, 2020a).

2.2 조경공사의 업무 내용

한국건축시공학회(2019)의 연구에 따르면 조경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은 “첫째 본질적으로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다품종, 다공종의 통합공사, 둘째 생물재료와 생태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공사업, 셋째 공중의 개방된 이

용을 전제하는 시공 전문성과 공사 경험이 필수인 분야, 넷째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문분야, 다섯째 조경공간의 이용 양상에 따라 시계열적 세분화가 요구되는 분야”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

인 조경공사의 범위와 내용은 표 3을 참조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조경분야의 공사업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와 직접 연관되는 연구로는 한국건축시공학회(2019)

의 보고서가 있으며 조경 전문 건설업종 체계를 현행 유지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계의 의사를 확

인하지 않은 문헌 연구라는 한계가 있고 조경 분야의 특이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

는 조경유지관리공사업의 신설을 논의하면서도 정부의 생산체계 개편의 방향은 현행 체계 유지로 제안하는 등 조경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안명준(2020a; 2020b; 2020c; 2020d), 안명준과 유주은(2019)은 조경분야 전문공사업에 집중한 업종체계의 개

선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조경공사의 업종을 전문공사업에 조경유지관리공사업을 포함하는 3가지 체계로 제안하

고 있어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조경의 현황과 변화 상황을 반영한 제안이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조경학회(2018)는 조경분야의 진흥 방안을 연구하면서 조경의 전체적인 진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조경공사의 

체계나 구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안승홍(2018)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지만, 전반적인 조경분야의 진흥에 

집중한 연구로서 조경공사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한국조경학회(2019), 윤은

주 등(2017), 이은엽 등(2018), 한국조경학회(2012) 등의 연구가 있으나 조경공사의 일부 업무 내용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와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 조경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경계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여 접근하는 연구는 미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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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사업무의 내용에 집중하여 그 현황과 변화를 조경계 설문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

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주요 연구 방법

3.1.1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연구진의 사전 예비검토 후 설문 유형과 문항을 작성한 후 각 설문 유형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차 전화 설문은 실적 상위 업체 리스트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연구책임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2차 설문지 조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업체에 배포한 설문지를 수합하여 통계처리를 준비하였다. 1차, 2차 

모두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시에 무작위로 진행하였다.

3.1.2 분석 방법

분석은 각 설문 유형별로 응답을 구분하여 코딩하고 SPSS 26.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식, 인지, 개선 방향 등 문항의 범주별로 설문 유형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을 종

합적으로 도출하였다. 설문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문항별 해당되는 사항은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이 되

도록 하였고, 별도의 복잡한 기술통계 기법을 활용한 타당성 검증보다는 현황을 이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

인 시각에서 단순 통계 및 추가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2 연구의 과정

3.2.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업계 현황을 학술적, 객관적 방법론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실상을 보다 생생하

게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업계 특성상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경험이 많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의 다경력자인 전문가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이로써 공사 현장의 경

우 업계를 좌우하는 장기적 대책 수립에 유경험자의 장단기 현황 체험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및 특성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지형보전, 표토보존, 지형변경, 대지조형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 중심의 업무

식재기반 조성공사 일반식재기반, 인공지반식재기반, 특수지반식재기반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기반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함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물뿌리환경의 조성에 적용

식재공사
식재공통, 일반식재기반 식재, 인공식재기반 식재, 수목이식, 

잔디식재

수목의 식재유형·기능·재료 등과 이식 전 준비사항·뿌리돌림·굴취·운반·식재·유지관리 및 

기타 이식에 따른 제반 사항을 포함

조경시설물공사

조경시설물공통,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 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조경동선시설, 조경관리시설, 

경관조명시설,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조경시설물의 출입문 및 담장(장식벽 및 식생벽 포함), 앉음벽, 장식벽, 야외무대, 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경관구조물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

조경공간 요소의 다양성으로 인해 결과물이 다종다양한 특성이 있고 각 목적물마다의 공법

이 상이하여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조경포장공사
조경포장 공통,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통행에 원활한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최근에는 바닥면 규모에 

적정한 친환경성 기능이 요구되는 분야

생태조경공사

생태복원공통, 자연친화적 하천조경, 자연친화형 

빗물처리시설, 생태못 및 인공습지조성, 훼손지 생태복원,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생태숲 조성, 생태통로 조성, 

입체녹화, 옥상녹화, 폐도복원, 환경친화적 단지조성

조경의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한 공사로서 생물 서식환경에 기반한 다양한 생태공간의 조성

과 연결, 복원, 창출 등의 제반 공사를 추진

생태환경의 조성과 복원, 지속적인 운영을 목표로 기반에서부터 서식 생물의 모니터링까지 

복합적인 공종으로 추진

조경유지관리공사 조경유지관리공통, 식생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의 업무

* 자료: 국가건설기준센터(https://www.kcsc.re.kr)의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여 필자 재정리

표 3. 조경공사의 구분 및 업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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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석의 과정에서는 유효 응답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의 단순 통계로 결과를 도출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분석적이고 탐색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3.2.2 설문 내용 및 구성

설문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조경공사의 전체 체계 및 세부 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다소 내용이 어렵고 길게 구성되었으나 통계처리를 염두에 둔 지

나친 단순화 또는 생략의 문제, 맹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경력자나 업계 경험이 적어 전반적인 

변화를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영향이 적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문의 원칙으로는, 거시 통계 또는 분석 기법 활용보다는 단순 통계 형식의 직관적 현황 파악 우선, 현장 상황

을 보완하고자 다소 설명적인 문항 구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 저경력자5)의 좁은 

시야가 대표성 있는 의견으로 취합되지 않도록 연령별, 경력별 구분을 세분하고 가급적 중견 이상의 다경력자에 의

한 의견 수렴으로 추진, 기타 세부 분석은 경력별 구분과 세부사항 서술로 보완하고 함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등을 기초로 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과 구조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총 29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그 

구조와 내용은 표 4와 같다.

3.2.3 설문 진행

사전 조사는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여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였

다. 이를 토대로 1차로 설문지를 관련 기관 협조하에 전자적으로 발송하여 수령함과 동시에, 2차로 관련 업체 대표

자를 중심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전화조사와 설문지 협조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1차로 수합된 80건의 응답지 중 

일반사항 등의 누락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응답지 2건을 제외하고 총 78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황 및 의견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대면 전화통화를 통한 전문-종합 체계 개선 방

안 설문, 또 하나는 설문지를 통한 종합적 조경공사업 체계 개선 방안 설문이 그것이다. 전화설문을 통해서는 간단

한 질문을 통해 직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설문지를 통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성 및 

숙련도, 경험치 등 가급적 다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 의사를 수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설문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의 총경력은 20년 이상이 35%로 나타나 비교적 오랜 기간 조경업을 영위한 응답자(표 5, 6)가 많은 편이

　구분
설문 내용 구성

문항수 주요 설문 내용

설문지

구성

개편 정책 인식 평가 4
건설산업(조경을 포함한 전체 건설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정부의 생산구조 정책의 이해

도 등

종합-전문 체계 평가 6 단계별로 추진중인 종합-전문 간 업역혼합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 등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 4 최근 조경공사의 타 공종과의 차별성, 향후 조경공사에 적합한 체계, 신규 업역추가시의 시급한 부분 등 

조경세공종개선 방향 6 조경공사 업무 내용 중 추가-보완되어야 할 사항, 명칭 변경 의견, 세부기준의 보완 사항 등 구체적 사항 등

기타 사항 및 제안 9 업무 현장의 문제점, 미래 예상되는 업무 관련 문제 등

전체 29

표 4. 설문지의 구조와 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10년 24 30.8% 30.8% 30.8%

11-20년 19 24.4% 24.4% 55.1%

21-30년 35 44.9% 44.9% 100.0%

전체 78 100.0% 100.0%

표 5. 응답자 총경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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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국내 조경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주요 경력은 시공공무

와 현장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응답자의 공사업 참여 비중이 높은 설문 결과였음이 확인된다.

4.2 개편 정책 인식 평가

4.2.1 건설산업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

건설산업(조경을 포함한 전체 건설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응답하였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파생 문제로 시공비 문제, 저

가 하도급 등의 악순환이 지적되었다. 비용 측면 이외의 문제로는 노령화하는 시공인력과 후속 세대에 대한 미흡한 

교육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기타 의미 있는 의견으로는 안정적인 하도급 체계와 건설업 활성화, 품질 향상 대

책, 주 52시간 근무 환경 대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2.2 개편 정책 이해도 및 예상 효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이하 “대공종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서 ‘알고 있다’ 

56.4%, ‘모른다’ 43.6%로 응답하였다. 경력별로 보면 ‘21년 이상의 경력자’가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31건, 20년

이하는 13건)고 응답하였다. 직급별로 보면 간부급(대표/이사/부장급)이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36건)고 응답하였

다. 이로 볼 때 아직까지 실무진을 포함한 모든 조경계가 이 사안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공종화에 대한 예상 효과(표 8)를 묻는 질문에는 3번 문항(업계 혼란 및 피해 가중 우

려, 30.3%)에 대한 답변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1번 문항(정부 주도로 인한 시장 혼란 상당 예상)이 23.7%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공종화 정책은 업계의 이해는 낮은 편이고 우려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 범주 주요 내용 응답수 비 고

1 최저가 입찰 최저가 입찰로 인한 품질 저하, 지속적인 하자 발생 19

2 숙련공 부족 시공인력 노령화와 미흡한 신임자 육성 11

3 시공비 부족 시장 상황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 공사비 10

4 페이퍼컴퍼니 면허조건 완화에 따른 업체수 증가와 페이퍼컴퍼니 문제 9

5 미흡한 설계 시공환경에 반영하지 못하는 미흡한 설계 8

표 7. 시급 해결 사안 응답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주요경력

(다중응답)

조경계획설계 20 13.8% 26.0%
조경시공공무 49 33.8% 63.6%
조경현장시공 48 33.1% 62.3%
조경유지관리 17 11.7% 22.1%

기타 11 7.6% 14.3%
전체 145 100.0% 188.3%

표 6. 응답자 주요 업무 경력 사항

구분
응답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대공종화 예상 효과

(다중응답)

(1) 문제점은 동의하나 정부주도 추진으로 인해 업계 피해가 크고 시장 혼란이 상당할 것 36 23.7% 48.0%

(2) 문제점에 동의하고 각 세부 전문분야 의사 수합에 따른 정부주도 추진이므로 효과적일 것 13 8.6% 17.3%

(3) 분야별 전문기술 기반이 아닌 대공종화 목표(10종 내외) 지향이어서 업계 혼란과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46 30.3% 61.3%

(4) 공종별 업종 통폐합에 집중하는 인상이어서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 23 15.1% 30.7%

(5) 업종체계의 합리적 개편만 이루어진다면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 34 22.4% 45.3%

전체 152 100.0% 202.7%

표 8. 대공종화 예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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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개편 전제에서 대공종화의 필요성

생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공종화(10종 내외)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표 9와 같이 응답하였

다. 2번 문항 ‘단순화가 필요하지만 시급치는 않아 업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가 36.8%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종합과 전문의 체계를 없애고 목적물 중심으로 공종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도 높게 나타났다.

4.3 종합-전문 체계 평가

4.3.1 종합-전문 업종 통합 지지 의사(전화 설문)

이 문항은 전화조사를 통해 단순 질문으로 응답(1차 응답)을 듣고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의사 변화(2차 응

답)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현재 추진중인 대공종화 정책에 대한 단순 질문으로 “대공종화 찬성 

여부”를 단답형으로 응답토록 하였고, 이후 관련 우려와 문제점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의사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조경식재공사업 관리자 이상의 의사는 대공종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69.0%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표 10). 1

차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추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시 한번 의사를 확

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9건의 찬성 의견도 있어 다소의 입장 차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 경우 대체로 업역의 영세

함과 정책 변화로 인한 가능성에 초점을 둔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리자 이상의 의사(표 11)는 대공종화에 대해 최종적으로 93.4%의 높은 반대 의사를 확

인하였고 식재부문보다 높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전체 응답 업체를 종합하면, 1차 통화 시도는 총 62건이고 이 중 44건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분
반응

비고
빈도 케이스 중 %

시설물공사업체 의사

1차 반대 13 72.3
1차 찬성 2 11.2

1차 무응답 3 16.7
2차 반대 → 반대 13 86.7
2차 찬성 → 반대 1 6.7
2차 찬성 → 찬성 1 6.7

최종 반대 14 93.4
최종 찬성 1 6.7

표 11. 종합-전문 통합 의사(시설물 부문)

　구분
반응

비고
빈도 케이스 중 %

식재공사업체 의사

1차 반대 17 38.7
1차 찬성 12 27.3

1차 무응답 15 34.1
2차 반대 → 반대 17 58.7
2차 찬성 → 반대 3 10.4
2차 찬성 → 찬성 9 31.1

최종 반대 20 69.0
최종 찬성 9 31.1

표 10. 종합-전문 통합 의사(식재 부문)

구분(문항 요약)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필요성 의사

(다중응답)

(1) 시급히 필요 7 8.0% 9.2%
(2) 단계적 추진 32 36.8% 42.1%

(3) 현 체계 충분 14 16.1% 18.4%
(4) 통폐합과 분화 동시 추진 7 8.0% 9.2%

(5) 공종에 따른 세분화 25 28.7% 32.9%
(6) 모른다 2 2.3% 2.6%

전체 87 100.0% 114.5%

표 9. 대공종화 필요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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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확인한 응답(2차 응답)은 44건이다. 조경 전문공사업 관련자의 대공종화 정책 의사는 반대(77.3%) 의견이 

높았다. 찬성 의사도 22.8%로 나타나 업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1차 단순 응답에서 2차 

문제 인식 후의 의사 변화는 반대에서 찬성으로의 경우는 없었으며, 찬성 의사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가 22.8%, 찬

성 의사에서 반대 의사로의 변화가 9.1%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2 기존 체계(종합, 전문)의 타당성

건설공사업 체계는 “종합건설, 전문건설”의 두 가지 체계가 기반인데 대공종화에 기존의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것

이 합당한가에 대한 응답(표 12)으로, ‘(2) 실제 공사는 세부공종별 하도급 등으로 이루어져 합당하지 않다.’ 의견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표 13)로는 의견이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실무진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

에 집중된 반면 관리자급에서는 합당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4.3.3 단계별 추진중인 종합–전문 업역 통합 의사

단계별로 폐지중인 종합-전문의 업역 경계로 인한 문제에 대해(표 14) ‘과도기 문제이나 제도가 확정되어도 해

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술(공종) 중심으로 종합-전문 체계를 타파하는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44.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1년 이상의 경력자(표 15)는 설문에서 3번 문항 ‘과도기 문제로 제도 확정시 

해소될 문제이며 공사 특성상 종합-전문의 체계는 기본으로 필요하다.’ 의견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대표/이사/

부장급 설문에서 3번 문항과 4번 문항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차장/과장/대리/사원급 설문에서 2번 문항에 응

답이 매우 낮았다.

경력별로 보면 21년 이상의 경력자 설문 응답에서 3번 문항, 4번 문항이 동일한 비율로 답변을 보여 기본으로 

구분(문항 요약)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종합-전문

업역 문제

(1) 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 정책 안착의 과도기 현상일 뿐이므로 조속한 세부 정책 

수립과 개편 추진으로 충분하다.
14 18.9% 19.2%

(2) 보고되는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

로 당장의 개선 후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4 5.4% 5.5%

(3) 과도기 문제로 제도 확정시 해소될 문제이며 공사 특성상 종합-전문의 체계는 

기본으로 필요하다.
21 28.4% 28.8%

(4) 과도기 문제이나 제도가 확정되어도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술(공

종) 중심으로 종합-전문 체계를 타파하는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33 44.6% 45.2%

(5) 기타 의견(서술형) 2 2.7% 2.7%

전체 74 100.0% 101.4%

표 14. “종합-전문” 업역 구분 의사(전체)

구분
응답 문항

전체
무응답 (1) 합당 (2) 부당 (3) 모른다 (4) 추가 의견

현직급

체크

대표/이사/부장급 1 21 25 1 2 50

차장/과장/대리/사원급 0 4 22 2 0 28

전체 1 25 47 3 2 78

표 13. “종합건설, 전문건설” 체계 당위성(직급별)

구분(문항 요약)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종합-전문

체계

무응답 1 1.3% 1.3% 1.3%

(1) 합당 25 32.1% 32.1% 33.3%

(2) 부당 47 60.3% 60.3% 93.6%

(3) 모른다 3 3.8% 3.8% 97.4%

(4) 추가 의견 2 2.6% 2.6% 100.0%

전체 78 100.0% 100.0% 　

표 12. “종합건설, 전문건설” 체계 당위성(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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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재편에 대한 의견이 상존함을 알 수 있다.

4.4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

4.4.1 품질 향상에 가장 시급한 사항

조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표 16)에 대한 문항에 1번 문항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

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경력별로 보면 조경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문항에 

1번 문항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비’, 2번 문항 ‘충분한 공사 기간의 확보’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는 2번 문항 ‘충분한 공사 기간의 확보’, 4번 문항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정비’, 5번 

문항 ‘인접 분야와의 원활한 공정 협조’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4.4.2 조경공사의 타 분야 차별성

조경공사의 타 분야 사업과 차별되는 핵심 사항(표 17)에 대한 문항에서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

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비

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1-10년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와 4번 문항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생활SOC 등 생활국토 실현이라는 신규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 및 설계, 시공 전문분야’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11-20년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

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와 2번 문항 ‘시민과 이용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개 공간 및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의견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21년 이상 경력자는 1번 문항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

공사 분야’와 5번 문항 ‘공원녹지, 가로수와 보도포장 등 생활에 밀착된 도시 옥외공간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업무 차별성

(1)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57 24.5% 76.0%

(2) 시민과 이용자들이 직접 접촉하는 공개 공간 및 공용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42 18.0% 56.0%

(3)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현안 환경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전문분야 40 17.2% 53.3%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생활SOC 등 생활국토 실현이라는 신규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 및 설계, 시공 

전문분야
44 18.9% 58.7%

(5) 공원녹지, 가로수와 보도포장 등 생활에 밀착된 도시 옥외공간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50 21.5% 66.7%

전체 233 100.0% 310.7%

표 17. 조경공사 차별성/전문성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품질 향상

(1) 현장에 적합한 설계안과 공사비 56 50.5% 73.7%
(2) 충분한 공사 기간의 확보 27 24.3% 35.5%
(3) 현장경험 전문 인력의 확보와 투입 8 7.2% 10.5%
(4)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정비 7 6.3% 9.2%
(5) 인접 분야와의 원활한 공정 협조 11 9.9% 14.5%
(6) 기타사항 2 1.8% 2.6%

전체 111 100.0% 146.1%

표 16. 품질 향상 시급 사항

구분 1번문항 2번문항 3번문항 4번문항 5번문항 전체

총경력 구분

1-10년 빈도 5 1 4 11 1 22

11-20년 빈도 1 0 5 10 1 17

21년이상 빈도 8 3 12 12 0 34

전체 빈도 14 4 21 33 2 73

표 15. “종합-전문” 업역 구분 의사(경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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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향후 주력 업무와 사회적 역할

조경분야의 향후 주력 업무와 사회적 역할(표 18)은 5번 문항 ‘조경공간 유지관리 분야’ 의견에 37.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1-10년 경력자’ 설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

는 2번 문항 ‘조경 식재시공 분야’와 5번 문항 ‘조경공간 유지관리 분야’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4.4 신규 업종 추가시 업무와 명칭

조경공사에 신규 업종을 추가할 경우의 업무와 명칭(표 19)에 대한 문항에서 2번 문항 ‘조경유지관리공사업: 조

경공간의 식재・시설물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각 경력별로도 2번 문항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번 문항 ‘소생태계공사업: 생태계 기능 지원을 위한 소생태계 전문공사’ 의견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4.5 조경공사 세부공종 개선 방향

4.5.1 조경공사 업무 내용 중 추가-보완 사항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가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표 20과 같은 순으로 응답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필요 업종

(1) 소생태계공사업 17 20.2% 22.4%
(2) 조경유지관리공사업 55 65.5% 72.4%

(3) 조경포장공사업 4 4.8% 5.3%
(4) 식생공간시설공사업 3 3.6% 3.9%

(5) 기타 의견 5 6.0% 6.6%
전체 84 100.0% 110.5%

표 19. 추가 필요 신규 업종

응답 내용 빈도

조경시설물공사에 부대토목공사의 예시를 포괄적으로 흡수 8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 필요 4

조경의 광의 의미는 환경, 생태에서 떨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조경수목이라는 한정적 범위에서 탈피하여 산림분야에서도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조림공사업 2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 생태, 생태복원, 벽면녹화 등의 업무 추가 2

제도적 원가 산정 2

식재기반공사에 대한 제도적 원가 산정 필요 2

조경공사업으로 단일화하되 종합은 대단위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와 복합공종인 경우로 구분 2

현행 유지 2

식재지 관수시설 2

시설물, 벽면녹화, 옥상녹화, 친환경포장, 우수저류, 미세먼지저감형 녹화, 비점오염관련 시설물 설치 2

조경공사업의 경우는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해야 하며, 생태공원이 아닌 도시 녹지가 예시가 되어야 함.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의 경우 조경석, 인조목 등이 아닌 놀이시설물

이 추가되어야 하며, 인조목대신 조경구조물리 예시로 추가되어야 함.
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유지관리공사를 명기 1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중 체육시설 유지 보수, 관리 추가 1

조경시설물 실시공사에서 놀이시설물은 따로 구분 필요(안전기준이 있는 만큼) 1

조경시설물 사업의 등산로 조성 및 보수 등 산림청 사업에 입찰, 작가 개방이 필요함 1

표 20. 조경공사 업무 추가 사항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향후 주력 업무

(1) 조경계획 및 설계 분야 14 17.9% 20.3%
(2) 조경 식재시공 분야 18 23.1% 26.1%

(3) 조경 시설물시공 분야 4 5.1% 5.8%
(4) 조경 자재 및 시설물 생산 분야 7 9.0% 10.1%

(5) 조경공간 유지관리 분야 29 37.2% 42.0%
(6) 기타 의견 6 7.7% 8.7%

전체 78 100.0% 113.0%

표 18. 조경의 향후 주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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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었다. 응답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조경시설물공사에 부대토목공사의 예시를 포괄적으로 흡수”가 가장 높은 빈

도로 지적됨을 알 수 있다. 

4.5.2 보완이 시급한 조경 관련 기준

조경공사의 현행 조경 관련 기준 중 제일 먼저 보완되어야 하는 분야(표 21)에 관한 문항에서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세부 내용 서술로는 “경영능력이나 시공 실적보다는 건설 기술자 보

유 인원을 기준으로 pq심사 진행”, “조경공사업과 전문 공동발주”, “최저가 입찰 금지 및 업체퇴출”, “지침에 맞는 

설계비 및 공사비 산정” 등이 있었다. 직급별 설문에서는 공통적으로 2번 문항 ‘표준품셈(조경)’과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경력별 응답에서는 ‘1-10년, 21년 이상 경력자’ 설문에서는 4번 문항 

‘발주 방식 및 기준’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11-20년 경력자’ 설문에서는 2번 문항 ‘표준품셈(조경)’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4.5.3 기후변화에 따라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

기후변화에 따라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표 22)에 관한 문항에서 1번 문항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

준 보완’과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세부 사항 서술로는 1번 문항 ‘설

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에서 “토양의 배수시설, 토양의 물리화학 개선”,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 “유지관리비 의무화” 등이 있으며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에서 “기후조건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방제, 밀식지 개선”, “해당관리감독의 적기시행, 관리” 등이 있었다. 저경력자의 경우 1번 문항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고 다경력자의 경우 3번 문항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

의 도입’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도 눈여겨볼 만하다.

5. 결과 및 고찰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

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

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

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

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설문 결과 향후 주력 업무 분야로 조경공간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었고, 다음으로 조경 식재시공이 

중요하게 지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식생 관련 전문성을 감안한 업무 내용 및 업역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타 분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보완 기준

무응답 7 9.0% 9.0%
(1) 조경기준 8 10.3% 10.3%

(2) 표준품셈(조경) 18 23.1% 23.1%
(3) 조경설계기준/표준시방서 10 12.8% 12.8%

(4) 발주 방식 및 기준 29 37.2% 37.2%
(5) 기타의견 6 7.7% 7.7%

전체 78 100.0% 100.0%

표 21. 건설기준 보완 필요 사항

구분
반응

케이스 중 %
빈도 퍼센트

기후변화 대응

(1) 설계 및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보완 30 31.9% 40.0%
(2) 하자예방 업무를 위한 기준 보완 11 11.7% 14.7%
(3) 식재 후 유지관리 체계의 도입 36 38.3% 48.0%

(4) 식재공사 유형의 세분화 및 기준 보완 5 5.3% 6.7%
(5) 조경공간 유지관리 별도 강화 9 9.6% 12.0%

(6) 기타의견 3 3.2% 4.0%
전체 94 100.0% 125.3%

표 22. 기후변화 대응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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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의 차별성은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공원녹지, 가

로수와 보도포장 등 생활 밀착형 도시 옥외공간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는 점

에 주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경공사업의 체계 변화를 신규 체계 모색과 업무 내용 확대를 우선시하나 이를 충족

하지 못 할 경우 현행을 유지하자는 결과로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기반으로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신규 체계는 단계적으로 모색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

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 설문결과 전부를 여기서 싣지는 못하였지

만 대체로 조경분야 전문공사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거나 향후 변화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업을 신설하는 3분야 체

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무 범위는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이 많았음도 중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공사의 기술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단계별 전문업종 확대가 시급하다. 식재, 시설물 공히 업무 

영역 및 범위 현실화, 명문화 필요성이 지적된다. 식재하자, 노후인프라 등 사회 현안에 대응한 전문성 강화도 시급

하다.

둘째 전문공사업(조경)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품질기준, 성능기준, 유지관리기준 등 인접분야와 차별화된 기준 

도입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 조경공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객관화된 평가 기준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조경분야 전문업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조경 업역을 줄이는 것이 아니

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유지(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업무내용 현실화

에 집중하고 중장기로는 식재공사업, 조경시설공사업, 조경유지관리공사업 등 현장 중심 체계 개편 모색이 필요하다.

6.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고 여전히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

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건설업종의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정책에서 보이는 전문공사업종의 단순 통합은 조경의 특수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신규 조경공간뿐만 아니라 기존 조경공간에 대한 품질관리, 성능관리가 시급해지는 시점에서 기존 신규 공

사체계에 맞추어진 조경 전문공사업종의 체계를 강화되고 있는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조경유지관리업종을 추가 

신설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에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그에 적합한 구체적

인 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지만 도출된 설문 결과를 통해 그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경분야의 타 분야와의 차별점을 “식물과 부속 생물군 등의 생태계 요소를 직접적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 분야”, “공원녹지, 가로수와 보도포장 등 생활에 밀착된 도시 옥외공간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순으로 인식(표 17 참고)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공사는 기본적으로 옥외공간(open space)를 직접 다루는 분야로서 그 활동 범위와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경공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새롭게 재규정하여 업역 개편의 기초로 삼아야 할 필요가 확

인된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종의 미래 가능성과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획일화된 통합이 아니라 업무 내용의 분화 또는 개편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

할 때 목적하는 경쟁력 확보와 기술력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수적으로 난립하는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의 업무 내용에 집중된 문항으로 현장 중심의 설문조사를 업무 경력에 따라 진행하여 그 경

향을 파악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학술적 연구 또는 문헌 연구를 통한 실태 및 미래 방향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설문 결과가 그러한 연구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주 1. 본 연구는 전문공사업 조경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많은 경우 종합공사업 등 여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

어 조경분야 대표성을 보여주는데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은 논문 분량을 고려하여 일부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서만 본문에 수록하였다.

주 2. 건설 생산체계 개편은「건설산업기본법」하위 법령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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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업역규제 철폐, 업종체계 개선, 등록기준 조정 등이 단계별로 진행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주 3. 설문조사의 진행 내용(2019.11. ~ 2020.1.) 및 기본 원칙

- 1차 전화 설문: 조경업체 대표자 대상 종합-전문 체계 변화 설문, 44건(무응답 제외)

- 2차 설문지 조사: 조경업체 종사자 대상 종합 설문(78부)

- 전화설문을 통해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직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설문지를 통해서는 보다 세부적

인 사항을 전문성 및 숙련도, 경험치 등 가급적 다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 의사를 수합하였음 

- 거시 통계 또는 분석 기법 활용보다는 단순 통계 형식의 직관적 현황 파악 우선시

- 현장 상황을 보완하고자 다소 설명적인 문항 구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

주 4.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조경분야 전문공사업 등록 업체는 식재공사업과 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

며 종합공사업(조경) 면허 또한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정 분야로 응답수를 나누어서 구분할 수 없었다.

주 5. 저경력자와 다경력자의 합의된 구분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하의 경력자를 저경력자로 보았고 그 이상을 다

경력자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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