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민
과 

함
께
한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출
범  

5
주
년  

통
계
자
료
집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Since 2017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발간등록번호 

11-1421000-000017-01



Since 2017

CONTENTS

01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02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0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04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05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06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02

10

20

32

44

52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국민과 함께한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대응 
회복·안정 도모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벤처· 

중소기업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손실 보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등 

긴급 금융을 통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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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16.2 조 원

“세계 유례 없는” 
손실보상금 지급

8.4 조 원

손실보상 선지급

55 만 개사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0.1조 원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난지원금 지원책을 보완해 

신청 및 지급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완화했으며 지원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인건비 등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약 114만 명에게 최대 10만 원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회복 지원

대상 인원(단위: 만 명, 중복 포함)

지급 금액(단위: 조 원, 중복 포함)

251
2.8

301
4.3

291
4.9

190
4.2

1,033
16.2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희망회복자금 계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66.2만 개사 1.95조 원 지급(~2022.2.21.)

소상공인 대상 4차례 재난지원금 지원
1,033만 명, 16.2조 원 지급

2021.12.06. ~ 2022.01.16.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500만 원씩 손실보상금 선지급

2022.2.21.까지 304.6만 개사에 대한 
방역지원금 3.05조 원 지급 완료

약 114만 개사에 최대 10만 원 지원
(2022.1.17.~, 예산 0.1조 원)

55 만 개사

114 만 개사

(1차) 320 만 개사 

(2차) 332 만 개사 

(1차) 3.2 조 원 

(2차) 10 조 원  

500 만 원씩

최대10 만 원씩

X

X

방역지원금 지급(1, 2차)

13.2 조 원

(1차) 320 만 개사 

(2차) 332 만 개사 

(1차) 3.2 조 원 

(2차) 10 조 원  

    (2021년) 80 만 개사 

(2022년) 약 90 만 개사

약 8.4 조 원 

(2021~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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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약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2.6 조 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지속 증가

285,235 건

연도별 폐업 지원 증가 추이

27,141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만기연장

529.4 억 원

코로나19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그간 폐업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이후 재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민간의 전문성과 수요를 바탕으로 개설·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6개월 

만기연장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1년 12월 말 기준, 집합금지 임차료·고용연계·저신용·
일상회복특별융자 등 총 19.5만 건, 2.6조 원 지급(2021.1.~12.)

5,456건, 529.4억 원(2021년 12월 말 기준) 
금융권 자금 만기연장 조치 연장결정에 맞춰, 

소진공 정책자금 6개월 만기연장 시행(2021년 10월)

(단위: 건)

(단위: 명)

16,619 17,250 38,415 121,381 285,23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918 4,768 13,303 25.410 27,14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5,068 건

5,456 건

2.6 조 원

/ 6 개월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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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증가 추이

220.4 만 명

노란우산공제 
누적 공제부금 증가 추이

18 조 원

(단위:  만 명)

(단위:  조 원)

113.2 140.4 164.1 191.5 220.4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2 9.5 12.0 14.8 18.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12월 말까지 폐업·사망 등 사유가 발생한 497천 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4.0조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증가 추이

14,679 명(누계)
(단위: 명, 누계)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예산이 12.5억 원에서 

25.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 수혜자 비율도 2018년 20.1%에서 

2021년 53.3%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

20.1%

2021년

53.3 %

수혜자 비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2,489 5,547 10,145 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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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로의 전환과  

제로페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상권 르네상스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동행세일 등 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했습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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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가맹점 증가 추이

138.3 만 개
(단위: 만 개, 누계)서비스 개시 2년여 만에 138만 개 가맹점을

확보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결제금액 규모 증가 추이

3.6 조 원
(단위: 조 원, 누계)2021년까지 총 3조 6,229억 원 결제, 

2019년 대비 47배 성장하여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8.4 126 398

2019년 2020년 2021년

2,795 52,942 55,407

2019년 2020년 2021년

32.4 72.9 138.3

2019년 2020년 2021년

0.1 1.2 3.6

2019년 2020년 2021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활용에 따른 수수료 절감액

398 억 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실적

55,407 개사

(단위: 억 원, 누계)

(단위: 개사)

제로페이는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약 1.1p% 낮아 2021년 기준 약 398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소상공인의 10%인 

32만 명의 온라인 시장진출을 목표로, 

2019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교육·

컨설팅부터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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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지원 실적 및 주요 성과

13,000 개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만족도

85.9 % (2021.1월)
스마트상점 도입 전후 매출액 증가

39.8 % (2021.1월)

상점 수(단위: 개)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4,000 13,000 5,600
(목표)

2020년 2021년 2022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직접 지원사업 발굴·선정

445 개사  / 389 개사 

전통시장 매출 추이

25.1조 원

전통시장 고객 수 추이

20.6 억 명

(단위: 개사)

(단위: 조 원) (단위: 억 명)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업력 15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등을 발굴·선정하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홍보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고객 수는 20억 명을 지속 상회했습니다.

72/0 252/99 389/244 445/389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6 23.9 25.8 25.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 22.8 24.1 20.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서비스·경영 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출액 증가와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매우 
그렇다

보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5.1%

60.8%

11%

1.2%

1.9%

증가

변동없음

감소

48.4 %

39.8%

11.8%

백년가게 현황

백년소공인 현황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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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통시장 입점 수

76 개
(단위: 개)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부담 완화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 수

28 곳
(단위: 곳, 누계)지역상권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쇠퇴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종합 지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추이

3.2 조 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4,743 억 원 

(단위: 조 원)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증가를 도모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해 (2020년) 38개 시장, 
(2021년) 76개 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18.1만 명 임차인을 대상으로 4,743억 원 임대료 인하,
임차인 1인당 평균 262만 원 인하

(2021.8월 기준 국세청 국세정보 가공)

3 12 20 28 30
(잠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3 1.5 2.0 4.0 3.16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행액

판매액

1.1 1.5 1.7 4.0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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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개 시장

 

76 개 시장

2020년 2021년

임차인 1인당 평균 

262 만 원



유통 채널 2020년 매출액

유통 채널 2021년 매출액

8,100
26,759

16,740
89,100

1,100
2,142

25,940
118,001

온라인기획전 TV홈쇼핑 등 라이브커머스 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과 창출

1,180 억 원
(단위: 백만 원)2021년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기획전, 홈쇼핑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추진, 2021년 매출액은 1,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0%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저신용자 중심의 
직접대출 대폭 확대

3 조 원
(단위: 억 원)시중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한 

금융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4,356 4,868 6,035 14,443 30,21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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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신설 

법인, 기술창업, 청년창업이 늘고 있고,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TIPS)를 대폭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2벤처붐이란 꽃을 피웠습니다.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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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기술창업 증가 추이

24.0 만 개
(단위: 만 개)

19.9 21.2 22.1 22.9 24.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 청년창업 증가 추이

51.1 만 개

미국 포브스 글로벌 리더 
선정 추이

15 명
(단위: 만 개)

42.6 44.3 44.0 49.1 51.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명 16명 21명 15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설법인 증가 추이

12.7 만 개
(단위: 만 개)

9.8 10.2 11 12.3 12.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조·지식서비스업 중심의 기술창업의 증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됨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창업은 

개인창업 대비 매출액·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창업으로 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창업생태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청년 스타트업들의 우수한 성과가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정책이 청년 스타트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명 9명 19명 15명

창업열기 확산

전체 한국 스타트업 개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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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참가 중소벤처기업 중 90% 이상이 
팁스(TIPS)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정책에 참여

(2021년 24개사 중 23개사, 2022년 74개사 중 70개사)
2021년 전 세계 280개 도시 중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 16위 기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최저 수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CES 혁신상 수상 
중소벤처 기업 수

74 개사

한국 창업생태계 위상

2위  / 47 개국

수상 기업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하며, 한국 중소벤처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CES 혁신상은 주최측인 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림

대한민국 창업·벤처기업의 도전정신과 

창업생태계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스타트업 취업에 대한 
인식 양호 

62.2 %

창업생태계 가치 상승
(Startup Genome) 

16 위(서울)
국내 도시의 창업생태계 가치를 다양한 

각도(성과, 시장접근성, 인프라, 인재 등)에서 

국제적으로 분석한 수치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기업 중소벤처기업

45개사 89개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개사
(47.0%)

24개사
(71.4%)

33개사
(73.3%)

74개사
(83.2%)

17개사

35개사

30위
54개국

22위
49개국

1위
50개국

1위
43개국

2위
47개국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2.2 %

아주경제, 

스타트업 

인식 설문조사 
2021.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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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 서울

(2021년 55조 원 수준)

 

20 위 서울

2021년2020년

2017

30 위

2021

2위



· 기업 수: 2010년 말 315개 / 2020년 말 633개
· 총매출: 2010년 말 65.1조 원 / 2020년 말 151조 원

· 총수출: 2010년 말 17조 원 / 2020년 말 33조 원

· 2019년 말 총고용: 4대 그룹(66.8만 명) < 벤처기업(81.0만 명) 
· 2020년 말 총고용: 4대 그룹(69.8만 명) < 벤처기업(81.7만 명) 

벤처기업 매출 1천억 원 기업 증가
(벤처이력 & 매출 1천억 원 이상) 

633 개

벤처기업 총고용

81.7 만 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2020년 1년간 

7천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2020년 말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재계 3위 수준입니다.

제2벤처붐 안착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도 변화 

38,319 개사
(단위: 개사)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변경되어, 혁신성 및 사업성이 높은 

‘벤처다운 벤처기업’ 발굴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단위: 조 원) (단위: 조 원)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

9.2 조 원
모태펀드 출자금액이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불과 4년 만에 

2배로 증가한 9.2조 원을 돌파, 벤처투자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기대됩니다.

4.59 4.84 4.24 6.88 9.2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69.8 만 명
4대 그룹 < 81.7 만 명

벤처기업

         633 개

 151조 원

33 조 원

2020년 말 매출 1천억 원 기업 

총매출

총수출

신규 벤처투자 금액 

7.7 조 원
2021년 벤처투자 금액은 불과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벤처·스타트업이 

코로나19 경제회복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8 3.42 4.28 4.30 7.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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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벤처투자 
유치 기업 가치

172.9 조 원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

2,438 개사
(단위: 개사)

1,266 1,399 1,608 2,130 2,43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벤처투자 유치기업 수도 

전년 실적(2020년)을 경신하며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유치 기업 가치는 코스닥 전체 시총의 

약 45%를 차지하며 국내 벤처 생태계의 위상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시가총액 483.6조 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385.6조 원, 2020.12.30.)의 약 45% 수준

코스닥 

시가총액 

2020.12.30. 172.9 조 원

 

45%

0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2928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기업 추이

18 개사 
(단위:  개사)

(단위:  개사)

유니콘기업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지표로, 유니콘기업의 꾸준한 증가는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예비유니콘기업의 증가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이자 대기업 중심의 경

제구조 패러다임이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6 10 13 1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5 158 235 320 39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예비유니콘기업 추이 

392 개사 

 

1조 원 이상



민간 벤처투자시장 마중물로서의 
모태펀드 예산

0.52 조 원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4 개사

코스닥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13 개사

(단위: 조 원)

0.8 0.5 0.3 1.0 1.1 0.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4개사가 

자리매김, 벤처출신 기업이 전무하던 10년 전과 

달리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출신 기업의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 코스닥 1,000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 예산

(2005~, 약 5.1조 원)의 2/3 이상(약 3.6조 원)이 

2017년 추경부터 2021년도까지 집중되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역대 최대 벤처투자/벤처펀드 

결성이라는 제2벤처붐을 이끌어냈습니다.

2001년

6 개사

2021년

13 개사

2001년 6개 → 2021년 13개(코스닥 전체 시가 총액의 11.5% 차지)

2010년

0 개사

2021년

4 개사

2021.1.6. 기준 코스피 상위 20위 내 
벤처출신 기업 수 4개(2010년까지는 전무)

전문엔젤 및 창업기획자 수

210 명  / 359 개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업 초기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전문엔젤과 

창업기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엔젤(명) 창업기획자(개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6 214136 303 359

117 126 

183
210

148

(단위: 개, 억 원)2020년 조합 투자의무비율 완화(100→50%) 및 

최근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전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로 조합 결성이 크게 활성화되어 

엔젤투자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인투자조합 수 및 결성금액

6,278 억 원

결성조합 수 결성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12 2,8322,035 3,324 6,278

174

302

485

910

336

03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313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한류 열풍, K-뷰티, K-방역 등의 선전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신기록을 달성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버팀목 

으로서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와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내일채움공제와 

성과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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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1,171억 달러

(단위: 억 달러)

1,032 1,052 1,009 1,007 1,17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P

우리 중소기업 수출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기존 최고치(2018년 1,052억 달러)를 

2021.11월에 돌파하고 수출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천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

2,294 개사
1천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가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소기업 

활약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 대비 
중소기업 수출 비중

18 %대 유지
(단위: %)

18.0 17.4 18.6 19.7 18.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P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연 18% 내외를 유지, 

2018년 저점(17.4%) 이후 2020년(19.7%)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은 대기업의 

수출량 증가로 1.5%p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

6.7 억 달러
브랜드K 선정 증가 추이

190 개

(단위: 억 달러) (단위: 개)

K뷰티(화장품)·K패션(의류)·K팝(음향기기)의 

인기에 힘입어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최근 한류 콘텐츠 성공에 힘입어 국가이미지가 

상승함에 따라 국가브랜드 기반으로 출범한 

공동 상표인 “브랜드K”를 통해 국가대표 

중소기업 소비재 제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39 133 190 300
(목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0.8 0.8 1.4 3.5 6.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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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개사

 

1,897 개사

2021년P

(20.9%↑)

2020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증가 추이

79.8 %

(단위: %, 총구매액 대비) (단위: 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79.8%를 

차지하며, 이는 법정구매비율(50%)을 상회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기제품 구매목표 비율(50%) 적용 
공공기관 수

849 개
공공구매 구매계획·실적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대상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고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R&D 증가 추이

2.5 조 원

(단위: 억 원) (단위: 억 원)

2017년 대비 중소기업 전용 R&D 2.13배 확대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투자 추이

1.8 조 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R&D 대폭 

확대(1.64배)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1,172 10,917 10,744 14,885 17,229 18,33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670 15,392 17,239 23,069 24,700 24,85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소기업 R&D 
2조 원 시대 주요 성과

매출 32.2 %↑ 등

(단위: 명)

8,081 15,631 15,714 19,532 22,823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정부 R&D 지원이 민간 R&D 투자 등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2015~2019년 주요성과 고용 창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증가 추이

116.3 조 원
(단위: 조 원)

92.2 94.0 105.0 116.3 113.4
(목표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제조 중소기업에 생산·납품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4.8 76.2 77.8 79.8 78.0
(목표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88 836 837 838 84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20.8%↑)

(19.0%↑)

(32.2%↑)

(32.4%↑)

수출

영업이익

매출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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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실적

6 조 원
(단위: 억 원, 개사)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영위기 및 재도약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 
만기연장

115 조 원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5조 원 규모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규모 중소기업 업체 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 원)

신보

정
책
금
융

보
증

지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1차
(2020.4.1~9.30)

2차
(2020.10.1~21.3.31)

3차
(2021.4.1~21.9.30)

4차
(2021.10.1~2022..3.31)

합계
(2020.4.1~2021.12.31)

341,955
(31.36만 건)

284,571
(41.5만 건)

377,181
(41만 건)

146,917
(12.9만 건)

1,150,623
(126.7만 건)

215,042
(12.8만 건)

95,043
(5.4만 건)

29,785
(13만 건)

2,085
(0.1569만 건) 4,881

(0.3628만 건)

1,779
(0.1317만 건)

529.4
(0.55만 건)

529.4
(0.55만 건)

78,899
(4.8만 건)

71,198
(28만 건)

109,874
(6.2만 건)

55,493
(23만 건)

52,870
(2.6만 건)

336,686
(19.0만 건)

167,527
(68.8만 건)

8,745
(0.6514만 건)

206,933
(11.4만 건)

637,136
(37.7만 건)

134,474
(8.7만 건)

80,688
(4.8만 건)

합계

11,051
(4.8만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836 15,86517,475 24,407 22,592

46,350

44,150

62,900
60,100

4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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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00인 미만)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 추이

11.8 % / 2.1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지속 운영 의향

86.6 % 

(단위: %)중소기업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중소기업 인력실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 출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고용노동부)

임금상승, 성과금 지급 등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74.4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수

72,222 개사

(단위: %)

(단위: 개사, 누적)

67.9 70.8 71.5 72.0 74.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794 31,171 51,275 72,222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의 임금 비중 증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출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고용노동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사람 

투자 문화를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미충원율 =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 × 100
· 인력부족률 =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 × 100

미충원율 인력부족률

2016년 下 2017년  下 2018년  下 2019년 下 2020년 下

2.8 2.5 2.6 2.2 2.1

14.3 

13.2 

12.7 11.8
12.9

2021년도 

성과공유제 

실태조사 
2021.10. 

중소기업연구원

 

86.6 % 

 

13.4%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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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자 수

219,571 명

출범(2019.9.)이후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한 결과, 가입자 및 

이용 증가 등이 활성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제도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근속기간 증가

23.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청년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미가입자 대비 23.9% 증가하고, 

장기재직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누적)

주문 건수

주문 금액

2019년 2020년 2021년

67,646명

9,154건

4.2억 원

145,488명

24,383건

22.9억 원

219,571명

54,736건

42.6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5주년 통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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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출액 평균 근속기간 

공제가입 공제가입미가입 미가입vs vs

21.8 개월 275 백만 원17.6 개월 266 백만 원

공제가입 미가입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지역 혁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까지 약 2.5만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데이터 기반의 제조 혁신 고도화를 

위해 AI 제조 플랫폼(KAMP)을 구축하는 등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총 6차례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하고, 144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역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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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지속 
보급·확산

2.5 만 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참여기업 증가 추이

32 개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주요 성과

28.5 % 상승(생산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기반 
AI 데이터셋 구축 수

24 개

(단위: 개, 누계)

(단위: 개사, 억 원)

(단위: %, 명)

(단위: 개, 누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상생협력에 대한 민간의 

관심도를 적극 제고하여, 참여 기업 수 및 

출연금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생산성·품질·원가·납기 

등의 공정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매출·산재 등의 경영상의 개선 효과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KAMP를 

통해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제조데이터를 활용·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20년 12월 산업연구원, 2014~2018년 도입기업 7,903개사 대상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출연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3117 263 270

4

18

32

10

5,003 7,903 12,660 19,799 25,03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 24 50
(예정)

2020년 2021년 2022년

28.5 %↑ 

생산성

2.6 명↑ 

고용

16.4 %↑ 

납기준수

42.5 %↑ 

품질

7.4 %↑ 

매출

15.5 %↓ 

원가

6.2 %↓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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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 수

29 개  /144 개

규제자유특구 일자리 창출

2,409 명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금액

23,572 억 원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사업의 매출 개시

21억 원

(단위: 개)

(단위: 명, 누계)

(단위: 억 원, 누계)
(단위: 억 원)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균형 뉴딜을 실현하는 

선도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를 풀어 지역 혁신산업 

성장을 촉진한 규제자유특구가 출범 2년 8개월 

만에 투자유치액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차, 2차 특구로 지정되어 2년간의 실증을 마치고

(1차 특구 2021.8월, 2차 특구 2021.11월) 

임시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에서 약 21억 원 

규모의 실증제품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3,370 7,461 23,572

2019년 2020년 2021년

특례 특구

2019년 2020년 2021년

128

24

82

14

14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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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명

21 억 원

 

2,409 명

2020년 2021년

2021년 12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현황

195 개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신규 고용

10,229 명

(단위: 개, 2021.12. 기준)

(단위: 억 원, 개, 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4년 동안(2017~2021년) 25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현재 195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은 2017~2020년까지 

4년간 19,517개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10,229명, 사업화 매출액 

1.3조 원을 창출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주력산업 육성 주요 성과

2.8 %(종사자 수 증가율)

지역연고산업 육성 
매출 성과

645 억 원

(단위: %)

(단위: 억 원, 건, 개)

2013~2019년까지 지역주력산업육성 성과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19)에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주력산업 분야의 사업체 수, 

고용, 매출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높았습니다.

※ 2013~2019년,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자료

지역연고사업은 2019~2020년까지 688개 

기업을 지원하여 매출 645억 원, 수출 194억 원, 

신규 고용 444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

5
3 2

14
18

34

15

8

3
1

19
16

14

27

3

2,431

973

5,456

1,904

739

4,780

2,036

659

5,007

2,241

813

4,274

2,130

4,269

1,005

지원예산

지역주력산업 중소기업 수

지원예산

지원기업 수

지역주력산업 종사자 수 

지원과제

지역주력산업 매출액

지원기업 수

R&D

비R&D

지
원
과
제

2019년 2020년 2021년

2013~2016년 
연평균증가율

2017~2019년 
연평균 증가율

0.6

2.0

1.4
1.1

2.1

2.8

120

23

193

23

495

33

632

119.82

169.82

660 472 448 613 786

313 267 211 200 21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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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95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자상한 기업을 발굴해 

총 35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약 123조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고, K-방역의 선봉에 선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부장 상생 모델 등 새로운 상생 모델을 

도입하여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했고, 

상생결제액도 4년 연속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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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한기업 협약 체결

35 개  /123 조 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활용한 협업 기업 수

41 개

소재·부품·장비 상생모델 확산

17 개 모델

상생협력기금 출연 증가 추이

11,840 억 원

(단위: 개, 누계)

(단위:  억 원, 개사)

협력사 위주의 상생에서 비협력사, 소상공인까지 

자발적인 상생으로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한국판 뉴딜, ESG, 코로나19 등 시의성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에 의한 M&A, 

신상품·서비스 출시 등 가시적 성과와 

신사업·신시장 창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외국기업 등을 선호했으나, 

이제 국내 중소기업을 먼저 찾는 등 소부장 

밸류체인의 신규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현장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액과 출연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간분야의 상생활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의 지평 확대

2021년 말 기준 금융지원 99조 원, 판로확대 19조 원, 
투자 4조 원 등 총 123조 원 규모의 민간협력 추진

· 2020년 대기업 등 수요기업 17개사, 스타트업 320개사 참여 → 우수팀 26개사 선정
· 2021년 대기업 등 수요기업 36개사, 스타트업 410개사 참여 → 우수팀 41개사 선정

2021년 누적 17개 모델을 발굴·승인(대기업 26개, 
중소기업 21개 참여),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R&D 등 

협업하여 향후 5년간 매출 4,669억 원, 고용 482명 등 예상

10 25 35

2019년 2020년 2021년

 

8 개

 

26 개사 선정

 

17 개

 

41개사 선정

2020년

2020년

2021년

2021년

민간기업 출연금 민간참여 기업 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14117 163 185 239 818

1,571
2,006

2,572
3,678

11,84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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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지원 증가 추이

243,687 개사
상생결제 누적 구매기업 수 

545 개사

상생결제액 연도별 실적

142.8 조 원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 증가 추이

164 개사

(단위: 억 원, 개사)

(단위: 조 원)

(단위: 개사, 누계)

(단위: 개, 개사)

기금 출연액의 증가에 따라,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수혜 중소기업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 기존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까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상생결제 구매기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상생결제를 활용한 

납품대금 지급이 증가하여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도 납품대금 

수취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수가 

164개사로 증가하고 수행한 과제 수도 

4,747개로 증가했다.

지원금액 지원기업 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9,4779,094 28,119 86,472 110,525 243,687

1,515
1,704

2,295
2,569

9,922

1,839

93.6 107.4 115.6 119.8 142.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33 357 389 434 54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기업·공공기관 수과제 수

2018~19년 2020년 2021년

10656 164

561

4,74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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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체감 거래관행 
개선도 상승 추이

96.7 %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상생협약 실적

73 건(합계)

납품대금 제값받기 현황

96.6 %

상생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누적 건수

34 건

(단위: %)

(단위: 건)

(단위: %)

(단위: 건, 누계)

전년도 대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실태조사

적합업종 지정 및 자율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약 체결로 관련 업계 약 60만 개의 

중소·소상공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2017년~2021년 12월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납품대금 조정협의 건수 및 

합의 건수 모두 증가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안정적인 활성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각 부처에 접수된 중소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들에 대해서 조정·중재안을 도출하여 기업들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했습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 활용기업의 85.7%(54/63개사)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2019년)

· 납품대금조정협의제 활용기업의 96.6%(144/149개사)가 
납품대금 인상 합의 도달(2020년)

86.9 94.0 95.2 96.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85.7 %

 

96.6 
%

지정 2건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1건

상생협약 48건

상생협약 12건

1 19 34

2019년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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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754 1,923 1,630 2,215 2,423

의무고발요청 증가 추이

35 건(누적)
중소기업기술분쟁 컨설팅 지원 실적

364 개사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실적

9,945 건(누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및 분쟁조정제도 지원 실적

행정조사 47 건  / 분쟁조정제도 76 건(누적)

(단위: 건)

(단위: 건)

(단위: 건)

(단위: 개사)거래 공정화 법률을 위반한 기업들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여 지속적인 법 위반 방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중기청에 기술보호지원반을 편성하여 상담, 

자문 등을 지원하고 법무지원단을 통해 1:1 심층 

법률자문 및 조정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진단하고, 

사이버해킹,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탐지·대응하는 

SW 제공 및 HW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018년 12월에 도입된 행정조사와 2015년 도입된 

분쟁조정제도는 상호연계를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3 6 14 27 35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분쟁조정제도

행정조사

77 333 364

2019년 2020년 2021년

2018~19년 2020년 2021년

1614 17

21

25
30

919

801

34

1,056

821

46

955

620

55

1,193

966

56

1,279

1,085

59

기술지킴 서비스

컨설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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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4,987

기술임치 실적 

53,836 건(누적)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실적

22,417 건(규제애로 처리)

실태조사를 통한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 자진 개선 실적

740 개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운영 실적

1,254 건(규제검토)

(단위: 건)

(단위: 개사)
(단위: 건, %)

기술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을 

위한 기술임치제도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총 592회 현장소통을 통해 22,417건의 

규제애로를 처리하여 그 중 6,367건(지난정부 대비 

월평균 실적: 기업소통 52%↑, 규제처리 107%↑, 

제도 개선 189%↑)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처분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자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기업 간 공정한 

수탁·위탁 거래환경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법령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규제유예·면제 등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했습니다.

412 570 644 581 74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216 9,522 10,415 11,226 13,457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규제 개선

반영(%)

검토(건)

의견제출(건)

반영(건)

참여(명)

처리(건)

개선(건)

소통(회)

발굴(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114 20 66 23

50
32 34

86

32

44

3,956

2,651

532

424

58

359

59

3,225 

5,328 

775

1,306

76

1,161

77

5,848

5,469

2,103

 1,224

157

1,625

72

4,868

2,527

1,282

155

1,254

62

4,486

3,982

430

684

146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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