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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본개편 개요

 조사개요

ㅇ (조사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시도별 고용구조 및 산업 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

ㅇ (주기·기간) 반기(4월, 10월) 주기, 조사월의 15일이 포함된 1주를 대상으로 조사

ㅇ (조사대상) 조사대상 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

ㅇ (조사항목)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맞벌이가구 등 32개 항목

ㅇ (공표)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 상·하반기 조사 후 4개월 이내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 : 상·하반기 조사 후 6개월 이내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 상반기 조사 후 7개월 이내

맞벌이 및 1인 가구 고용현황 : 하반기 조사 후 8개월 이내

 표본설계 개요 (※ 2021년 하반기 기준)

ㅇ (표본체계) 5년 고정표본

ㅇ (설계층) 총 229개 시군구

- 특광역시는 구군 단위(세종시 포함, 75개), 그 외 지역은 시군 단위(154개)

ㅇ (표본규모) 총 11,695개 조사구(추출률 3.2%)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 1,737개와 지역별고용조사 조사구 9,958개로 구성

- 조사구 당 20개 가구를 조사하여 총 234,000여 가구 조사

- 229개 설계층별 모집단 규모, 목표 RSE 등을 고려하여 표본배분

- 목표 상대표준오차(이하 RSE)는 실업자수 기준 전국 2%, 시도 18% 이하

ㅇ (추출방법) 층화2단집락추출

- 1단계(PSU=조사구) : 일반조사구에 대한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수 크기 기준)

- 2단계(SSU=가구) :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시작가구를 단순임의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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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설계 연혁

ㅇ (`12개편) 특광역시 설계층을 공표 수준(시도)에 맞춰 구군→시도로 축소

ㅇ (`13확대) 소지역 고용통계에 대한 외부 수요에 따라 전체 표본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특광역시 표본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전체 중 약 `12년20.2%→ `13년26.3%)

ㅇ (`19추가) 특광역시 자치구군 통계 작성을 위해, 특광역시 설계층을 시도→

구군 수준으로 복원하고 표본규모를 대폭 확대(`17년2,506개→ `19년4,015개)

구분 `08 설계 `09 설계 `10 설계 `11 설계 `12 개편 `13 확대 `15 조정 `17 개편 `19 추가*

추출틀 ‘05 인총 ＂ ＂ ＂ ‘10 인총 ＂ ＂ `15 인총 `16 등록

설계
층

전체 232개 232개 232개 230개 163개 163개 162개 161개 229개

특광 구군 ＂ ＂ ＂ 시도 ＂ ＂ ＂ 구군

도 시군 ＂ ＂ ＂ ＂ ＂ ＂ ＂ ＂

표본
규모

전체 8,786 8,800 8,800 8,839 8,721 9,949 9,958 10,063 11,695

특광 2,010 1,916 1,987 1,987 1,758 2,614 2,454 2,506 2,454

도 6,773 6,884 6,793 6,852 6,963 7,335 7,504 7,557 7,495

< 주요 표본설계 연혁 >

      * 특광역시 자치구군 표본설계(`19년 2월) + 추가 표본설계(`19년 8월)

 표본개편 배경 및 방향

➀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최신 표본추출틀 활용

ㅇ (배경) 현행 표본은 `15년(`17개편) 혹은 `16년(`19추가) 인총 기반 표본추출틀에서

추출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 저하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 중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고령(65세 이상) 인구, 1인가구 비율,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등 고용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특성들이 크게 변화함

주요 지표 단위 `15년(A)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B) 증감(B-A)

성비 여자100명당 99.7 99.6 99.6 99.5 99.5 99.3 -0.4

수도권인구 비율(%) 49.5 49.5 49.6 49.8 50 50.2 0.7

생산연령(15~64)인구 비율(%) 72.9 72.8 72.5 72.2 71.9 71.3 -1.6

고령(65+)인구 비율(%) 13.2 13.6 14.2 14.8 15.5 16.4 3.2

평균가구원수 명 2.53 2.51 2.47 2.44 2.39 2.34 -0.19

1인가구 비율(%) 27.2 27.9 28.6 29.3 30.2 31.7 4.5

아파트거주가구 비율(%) 48.1 48.6 49.2 50.1 51.1 51.5 3.4

< 「`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 中 >

ㅇ (방향) `20년 11월 기준 등록센서스 및 인총 표본조사를 기초로 구축된 최신

표본추출틀을 활용, 그간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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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고용 특화 모집단을 활용한 표본추출

ㅇ (배경) 종합모집단 구축 계획(`14)에 따라 경제활동통계등록부(이하 경활등록부)*가

구축(`20)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고용과 직접 관련있는 변수 생성이 가능해짐

    *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25종 행정자료를 활용, 행정기관에 신고된 모든 노동관계(경제단위와 노동자)를 

기록한 통계등록부로서, 노동의 투입(기업체-종사자)과 공급(가구-취업자) 양측에서 관측이 가능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7차 연동(`21년 도입)부터 계통추출 시 내재적 층화효과를

얻기 위한 분류지표로서 경활등록부의 등록고용률을 활용

▸ 설계층별로 3종 산업(농림어업, 광제조업, 서비스업)별 고용률과 분류지표 간 정준상관분석 실시 결과, 

경활등록부 등록고용률의 정준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온 설계층이 27개 중 15개로 최다

분류변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구

경활등록부 등록고용률 15* 1 1

30~40대 인구비율 4 7 1 3

15~29세 인구비율 5 1

65세이상 인구비율 1 5

가구
농림어가비율 7 3

가구주연령 1 2 1

< 「가구부문 경상조사 7차 연동 표본설계 보고서」 中 >

ㅇ (방향) 경활등록부와 표본추출틀을 연계하여 조사구 단위의 등록고용률 변수를

생성하고 이를 설계층별 분류지표로 활용하여 표본추출

➂ 공표수준별 정도를 고려한 표본규모 산정

ㅇ (배경) 실업률 상대표준오차가 25% 미만 특광역시 구군은 75개 중 5개(6.7%)인

반면, 도지역 시군은 154개 중 102개(66.2%)로, 정도 측면에서는 도지역이 더 미흡

- 한편, `13년 및 `19년 표본설계 결과,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표본조사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08년 대비, 현재 +99.8%)한 상황

구분 `08년(A)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5년 `17년 `19년(B) `08 대비 증감(B-A), (률)

전국 8,786 8,800 8,800 8,839 8,721 9,949 9,958 10,063 11,695 2,909 (33.1)

특광 2,010 1,916 1,987 1,987 1,758 2,614 2,454 2,506 4,015 2,005 (99.8)

도 6,776 6,884 6,813 6,852 6,963 7,335 7,504 7,557 7,680 904 (13.3)

< 표본조사구 규모 연혁 >

ㅇ (방향) 시군구별 통계의 정도 제고를 목표로, 자원 효율성 및 지방청 업무량을

고려하여 설계층별 표본규모를 적정하게 조정·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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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모집단·표본추출틀

 모집단

➀ 목표모집단

ㅇ 목표모집단은 조사기간(4·10월의 15일이 포함된 1주)에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로서, 작성 기준에 따라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1) 의무복무병(군인, 의경)
  3) 해외상주 취업(학)자
  5)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2) 영내거주 직업군인
  4)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➁ 조사모집단

ㅇ (범위) 실제 표본추출을 위한 조사모집단은 2020년 11월 1일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로 파악된,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모든 내·외국인

- 목표모집단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숙시설조사구와 특수시설조사구(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는 제외하고, 일반조사구(1, 2, A) 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ㅇ (규모·포함률) 전체 규모는 2015년 대비 1,308천명(3.1%) 증가한 43,828천명이며,

등록센서스상 15세 이상 인구 대비 조사모집단의 포함률은 96.7%

- 조사구특성별로 보면, 보통조사구의 15세 이상 인구는 1,065천명(-5.2%) 감소한

반면, 아파트조사구는 2,387천명(9.8%) 증가하여 전체 중 55.7%를 차지

- 섬조사구의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16.9%)

구분

2015년 2020년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개 천명 개 천명 증감 증감률

전체 691,955 43,273 384,669 45,316 2,043 4.7

조사모집단 682,414 42,520 385 43,828 1,308 3.1

아파트(A) 320,307 22,015 195,840 24,402 2,387 10.8

보통(1) 360,488 20,422 187,883 19,356 -1,065 -5.2

섬(2) 1,619 83 912 69 -14 -16.9

그 외 9,541 753 17 744 -9 -1.2

기숙사회(9) 9,541 753 17 744 -9 -1.2

< 조사구특성별 조사모집단 분포 >

      * 2015년 조사구는 30±10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0년 조사구는 60±20가구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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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별 증감) 2015년 대비 인구증가율은 세종(76.8%), 제주(12.5%), 경기(10.2%),

충남(5.6%), 충북(4.7%) 순이며, 이들 지역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임

- 반면에 부산(-24.0%), 서울(-1.4%), 울산(-1.0%) 등 특광역시 중 상당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도지역에서는 경북(-0.4%)과 전북(-0.2%)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됨

2010년 2015년 2020년

천명 천명 증감 증감률(%) 천명 증감 증감률(%)

전국 39,900 42,520 2,619 6.6 43,828 1,308 3.1

서울 8,298 8,513 215 2.6 8,392 -122 -1.4

부산 2,887 2,955 68 2.4 2,883 -72 -2.4

대구 2,013 2,075 62 3.1 2,057 -17 -0.8

인천 2,179 2,411 232 10.6 2,498 86 3.6

광주 1,182 1,227 46 3.9 1,232 5 0.4

대전 1,217 1,262 45 3.7 1,253 -9 -0.7

울산 868 954 86 9.9 945 -9 -1.0

세종* 155 155 274 119 76.8

경기 9,148 10,240 1,092 11.9 11,286 1,046 10.2

강원 1,200 1,253 52 4.4 1,294 41 3.3

충북* 1,233 1,300 67 5.5 1,361 61 4.7

충남* 1,660 1,704 44 2.6 1,799 95 5.6

전북 1,450 1,516 66 4.6 1,513 -2 -0.2

전남 1,430 1,492 62 4.4 1,499 6 0.4

경북 2,157 2,231 74 3.4 2,221 -10 -0.4

경남 2,557 2,741 184 7.2 2,770 29 1.1

제주 421 490 69 16.4 551 61 12.5

< 지역별 조사모집단 분포 >

      * 2010년 기준 조사모집단에서의 세종시는 충남 등 이전 행정구역에 포함됨

 표본추출틀

ㅇ (섬조사구) 조사비용·난이도를 고려하여 섬 조사구를 표본추출틀에서 제외하되,

조사모집단 중 섬조사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예외적으로 포함

- 섬조사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는 옹진군(64.9%), 신안군(49.6%),

완도군(38.4%), 진도군(10.6%), 통영시(5.6%) 순으로 높았으며,

- 그 외 지역은 3% 미만으로, 조사모집단에서 섬조사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17년 개편 당시 기준을 준용, 구성비 10%를 초과하는 4개 시군(옹진, 신안, 완도,

진도)은 섬조사구를 포함하고, 나머지 시군구의 섬조사구는 표본추출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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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조사구 15세 이상 인구

전체 섬 구성비 전체 섬 구성비

명 개 % 명 명 %

인천광역시 옹진군 182 109 59.9 15,927 10,331 64.9

전라남도 신안군 357 195 54.6 31,265 15,514 49.6

전라남도 완도군 451 186 41.2 41,717 16,030 38.4

전라남도 진도군 298 55 18.5 25,645 2,730 10.6

경상남도 통영시 1,082 92 8.5 106,875 5,942 5.6

전라남도 여수시 2,103 82 3.9 228,769 6,051 2.6

전라북도 부안군 463 14 3.0 43,390 983 2.3

충청남도 보령시 831 20 2.4 85,150 1,761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528 10 1.9 57,068 675 1.2

전라남도 고흥군 638 13 2.0 53,824 636 1.2

< 섬조사구 비중 상위 10개 시군구 >

ㅇ (포함률) 최종 표본추출틀의 조사모집단 대비 포함률은 전국 기준 99.9%

지역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 포함률

지역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 포함률

천명 천명 % 천명 천명 %

전국 43,828 43,803 99.9 경기 11,286 11,286 100.0

서울 8,392 8,392 100.0 강원 1,294 1,294 100.0

부산 2,883 2,883 100.0 충북 1,361 1,361 100.0

대구 2,057 2,057 100.0 충남 1,799 1,796 99.9

인천 2,498 2,497 100.0 전북 1,513 1,511 99.8

광주 1,232 1,232 100.0 전남 1,499 1,490 99.5

대전 1,253 1,253 100.0 경북 2,221 2,221 100.0

울산 945 945 100.0 경남 2,770 2,763 99.7

세종 274 274 100.0 제주 551 548 99.4

< 지역별 조사모집단 대비 표본추출틀 포함률 >

ㅇ (등록 고용률 생성) 경활등록부에서 `20년 하반기 조사대상 기간에 활동했던

등록취업자를 조사구 단위로 집계한 후 표본추출틀에 연계

- 경활등록부는 연간 존재했던 모든 노동관계를 포함하므로, 조사대상 기간 내

활동 여부를 판단한 후 집계하고, 일자리 특성은 주된 일자리 기준으로 작성

등록센서스 연계키 경활등록부 (`20년 10월 기준)

조사구번호 개인(가구원) 기업체 시작일 종료일 종사상지위 산업분류 일자리 취업자

11012****A 김○○ A 20180508 20201231 임금일용외 서비스업 주 1

이○○ B 20190101 20200110 임금일용외 도소매업
0

C 20200501 20200520 임금일용 도소매업

박○○ D 20170801 20200817 임금일용외 광제조업

1D 20200820 20201030 임금일용 광제조업 부

E 20190901 20201231 자영자 서비스업 주

< 조사구 단위 등록 고용률 생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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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층화·분류지표

 층화·분류지표 개요

ㅇ (층화변수) 75개 특광역시 구군(세종시 포함)과 154개 도지역 시군으로 구성된,

전체 229개 시군구를 설계층으로 사용

ㅇ (분류지표) 설계층 내 추출단위들을 관심변수와 연관성이 높은 변수에 따라

정렬한 후 계통추출함으로써 내재적 층화효과를 기대

- 조사구의 특성(연령구성, 주택유형 등)이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고용, 실업, 비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층별로 분석하고,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분류지표로 선정

 분류지표 분석·적용

➀ 변수 전처리

ㅇ (종속변수) 가구원별로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상태 이상 2가지 분류변수 생성

경제활동여부
 1. 경제활동(취업 or 실업)
 2. 비경제활동

경제활동상태
 1. 취업
 2. 실업
 3. 비경제활동

< 종속변수에 대한 분류변수 생성 >

ㅇ (명목형 독립변수) 독립변수 중 주택유형(5개), 산업분류(21개), 직업분류(9개)는

명목척도로서, 분석 가용성을 위해 구성비,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병합

- 주택유형은 시군구 간 구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병합을 시군구별로 하며,

구성비가 10%(대형A는 5%) 이상인 유형은 유지하고 그 미만은 유사 유형에 병합

주택유형(시군구 내 병합)

유형 병합 기준

단독 10% 미만 → 기타

기타 10% 미만 → 단독

소형A 10% 미만 → 중형

중형A 10% 미만 → 소형

대형A 5% 미만 → 중형

산업분류
 1. 농림어
 2. 광+제조+전기+수도+건설
 3. 도소매+운수+숙박음식
 4. 정보+금융
 5. 부동산+전문+사업
 6. 공공+교육+보건
 7. 여가+개인+자가

직업분류
 1. 관리+전문
 2. 사무
 3. 서비스+판매
 4. 농림어업
 5. 기계+기능
 6. 단순노무

< 명목척도인 독립변수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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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1·2차 분류지표 분석 및 선정

ㅇ (분석방법) 행정구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가구원의 경제활동여부 ·산업분류 ·

직업분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분석(카이제곱)을 통해 검정

ㅇ (분석결과) 경활여부와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시군구 중 약 1/3에서만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산업분류·직업분류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통계적 차이가 존재

ㅇ (선정결과) 행정구역 및 주택유형 모두 1·2차 분류지표로 선정

➂ 기타 분류지표 분석 및 선정

ㅇ (분석방법) 가구원 경제활동상태(취업/실업/비경)는 속성값이 3개인 명목척도이므로,

조사구 특성 항목(13종, 비척도)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항로지스틱회귀모형 적용

- 설계층별 독립변수 유의성·설명력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분석

회귀모형 log비경

    ⋯    취업실업

독립변수

(… )

< 인구사회 > < 가구 >

1529세비율, 3040대비율, 5064세비율, 65세이상비율 농림어가비율

여성비율, 유배우비율 자가비율

대졸비율, 3040대대졸비율, 등록고용률 1인가구비율, 평균가구원수

< 기타 분류지표에 대한 분석 모형 >

ㅇ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시군구(총 229개)가

가장 많은 독립변수는 등록고용률(139개)이며, 그 다음은 농림어가비율(102개)

- 특광역시와 도지역-시에서는 등록고용률이, 도지역-군에서는 농림어가비율이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인 것으로 확인

ㅇ (선정방법) 시군구별 모형 적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을 활용, 1~3단계 독립변수를 순서대로

1~3순위 기타 분류지표로 선정

    *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변수 중에서 스코어 카이제곱검정(score chi-square test) 통계량이 가장 

큰 것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가는 방법

ㅇ (선정결과) 가장 많은 시군구에서 1순위 기타 분류지표로 선정된 독립변수는

등록고용률로, 총 229개 시군구 중 90개(39.3%)에서 1순위로 선택됨

- 특광역시에서는 전체 75개 구군 중 48개(64.0%)에서 등록고용률이 1순위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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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광역시→시→군으로 갈수록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

등록고용률 대신 농림어가비율이 1순위로 선택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

특광역시 : 총 75개 구군 도지역-시 : 총 77개 시 도지역-군 : 총 77개 군

순위 독립변수명 횟수 순위 독립변수명 횟수 순위 독립변수명 횟수

1 등록고용률 48 1 등록고용률 35 1 농림어가비율 21

2 가구원수 4 2 농림어가비율 12 2 자가비율 8

3 자가비율 4 3 유배우비율 7 3 1인가구비율 8

4 농림어가비율 3 4 여성비율 6 4 등록고용률 7

5 3040대대졸비율 3 5 15-29세비율 4 5 유배우비율 6

< 행정구역 × 독립변수별 1순위 선정 횟수 >

전국 : 총 229개 시군구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등록고용률 131 90 28 13

농림어가비율 110 36 39 35

유배우비율 49 15 15 19

자가비율 40 15 12 13

1인가구비율 41 12 11 18

평균가구원수 43 11 17 15

15-29세인구비율 34 11 10 13

여성비율 47 9 17 21

65세인구비율 39 8 17 14

대졸이상비율 50 6 21 23

3040대대졸이상비율 36 6 15 15

3040대비율 27 6 12 9

50-64세비율 39 4 15 20

< 독립변수별 선정 횟수 >

➃ 분류지표 최종 적용

ㅇ (범주·구분점 생성) 연속형 변수인 기타 분류지표(총 13종)에 대해 시군구별로

군집분석(k-means)을 수행하여 2개, 3개로 범주화하고 각 구분점(1, A·B)을 생성

ㅇ (적용) 기타 분류지표의 우선순위, 시군구별 최대 범주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기타 분류지표 개수 및 구분점 개수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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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본규모

 표본규모 산정 요인 검토

➀ 모집단(15세 이상 인구) 규모 변화

ㅇ 2015년 표본추출틀 대비 모집단(15세 이상 인구) 규모 증감률은 하남(79.5%), 세종

(76.8%), 화성(47.9%) 순이며, 대구 서구(-15.1%) 등 3곳은 10% 이상 감소

시도 시군구
가구 15세 이상 인구

2015년 2020년 증감률 2015년 2020년 증감률
개 개 % 명 명 %

10% 이상 증가 상위 10개
경기 하남시 56,418 113,020 100.3 129,451 232,363 79.5
세종 세종시 76,244 140,697 84.5 154,962 273,942 76.8
경기 화성시 211,110 334,700 58.5 467,448 691,411 47.9
부산 강서구 34,032 52,544 54.4 74,793 105,994 41.7
대구 달성군 67,699 101,076 49.3 152,743 209,229 37.0
경기 김포시 123,324 177,855 44.2 282,848 380,159 34.4
경기 시흥시 158,894 213,108 34.1 349,915 443,363 26.7
경기 광주시 111,397 146,834 31.8 253,727 319,720 26.0
충북 진천군 27,245 37,039 35.9 57,919 72,379 25.0
인천 연수구 109,792 146,574 33.5 255,603 318,589 24.6

10% 이상 감소
부산 영도구 52,805 51,114 -3.2 112,360 100,292 -10.7
인천 동구 27,293 25,575 -6.3 60,893 53,892 -11.5
대구 서구 81,828 74,917 -8.4 179,717 152,576 -15.1

< 모집단규모 증감률이 ±10%를 초과한 주요 시군구 >

➁ 이전 조사에서의 극단가중값

ㅇ 2021년 하반기 조사의 사후가중값의 분포를 검토한 결과, 불균등 가중값 효과

(UWE* > 1.3) 혹은 최대/최소 비율(MMR > 10)이 높게 나타난 시군구는 총 12개

     * 불균등 가중 효과(Unequal Weighting Effect), 불균등한 가중값으로 인해 추정의 표본오차가 증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UWE가 1.44이면 표본오차가 1.2배(=√1.44) 증가하였음을 의미

➂ 이전 조사에서의 RSE

ㅇ (전국 단위) 2021년 하반기 조사 기준, 전국 단위 고용률 RSE는 0.2% 실업

률 RSE는 1.6%로, 목표한 정도(실업자수 기준 2.0%)를 충족

ㅇ (시도 단위) 시도 단위의 고용률 RSE는 최소 0.5% ~최대 1.9%이고, 실업률

RSE는 최소 3.4% ~최대 19.0%으로, 세종(19.0%)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목표

정도(18.0%)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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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군구 단위) 고용률 RSE는 전체적인 수준이 낮고, 시도 간 ·시도 내 편차도

안정적인 수준이나, 실업률 RSE는 전체적인 수준이 높고, 편차가 매우 큼

- 실업률 RSE가「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상 신뢰도 낮음(RSE≧ 50%)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총 229개 중 29개(12.7%)로, 모두 도지역임

- 신안, 태안, 울릉 등 구직활동이 희소한 지역에서 특히 높은 편

 표본규모 산정

➀ 산정 방법

ㅇ (기본 방향) 설계층별 목표 정도(실업률 RSE)를 기준으로 표본규모를 산정하되,

지역과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기존 규모 대비 ±10% 이내에서

목표 정도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도록 설계

- 통계 작성 목적과 공표수준(시군구)을 고려하면, 설계층별 목표 정도를 고정하여

표본규모를 산정하고 그 합으로 전체 표본규모를 구하는 것이 이상적

- 하지만 현재까지의 표본규모 산정·배분 방법(전체 표본규모를 먼저 결정한 후 배분)과

달라, 해당 방법 적용 시 표본규모 변동이 과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구직활동이 구조적으로 희소한 지역에서 실업률 기준 목표 정도를 강행

적용하는 것은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비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설계층별 목표 정도를 기초로 표본규모를 산정하되,

1. 지역과 인구규모에 따라 목표 정도에 차등을 적용

2. 목표 정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단과 하단을 중심으로 관리

3. 설계층별 표본규모 증감률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

ㅇ (표본규모 산정 방법) 본 통계는 반기마다 조사되므로, 계속조사에서의 표본규모

산정 방법을 활용해 설계층별로 산정

                × 

 
 ,     

  





            : 이전 조사에서의  설계층 RSE
            : 이전 조사에서의  설계층 표본규모
            : 다음 조사에서의  설계층 목표 RSE
            : 다음 조사에서의  설계층 목표 표본규모
            : 다음 조사에서의 전체 표본규모

< 계속조사에서의 표본규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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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전 표본규모) `21년 상반기 기준 별도표본 +경활표본 (전국 기준 11,695개)

ㅇ (이전 RSE) `21년 상하반기 실업률 RSE 중 큰 값으로 설정

- 고용률 RSE는 절대적인 수준이 낮고 편차가 적어, 실업률을 관심변수로 설정

- 구직활동에 계절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실업률 RSE 중 최댓값 활용

➁ 그룹별 목표 RSE 설정

ㅇ (지역×인구 그룹) 15세 이상 인구 및 실업률 RSE에 대해 군집분석 수행한 후,

특광역시 및 도지역을 각각 4개1)와 5개2)로 범주화

     1) 15만 미만 / 15~30만 미만 / 30~40만 미만 / 40만 이상
     2) 5만 미만 / 5~15만 미만 / 15~30만 미만 / 30~60만 미만 / 60만 이상

- 분산분석 결과, 그룹별 실업률 RSE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

ㅇ (그룹별 목표 RSE상하한 설정)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과 지역×인구규모별

이전 실업률 RSE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SE 상하한을 그룹별로 차등 설정

그룹 이전 실업률 RSE 목표 실업률 RSE

지역 15세 이상 인구 시군구수 최소 중위 최대 하한 상한

특광역시 -15만 15 15.4 23.8 36.2 18.75 25.00

-30만 29 13.2 19.4 28.9 18.75 25.00

-40만 19 14.5 17.8 23.9 16.00 20.00

40만+ 11 12.1 16.1 18.7 15.00 18.75

도지역 -05만 58 19.4 48.0 100.3 20.00 60.00

-15만 46 19.2 31.7 100.5 20.00 50.00

-30만 23 15.7 22.2 34.8 18.75 25.00

-60만 14 15.0 17.3 22.2 16.00 20.00

60만+ 9 14.0 15.1 16.8 14.00 17.50

< 그룹별 목표 RSE 상하한 기준 >

➂ 그룹 내 설계층별 목표 RSE 조정

ㅇ (1단계) 이전 실업률 RSE이 상한을 넘는 시군구는 RSE를 절삭하되, 그 결과로

인한 설계층의 표본규모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

ㅇ (2단계) 1단계 조정 결과로 증가한 그룹 내 표본규모 총합이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때까지, 중위수 기준, 그 이하의 RSE를 점근적으로 상향 조정

ㅇ (3단계) 그룹 내 RSE 최솟값이 하한을 넘을 때까지 RSE를 점근적으로 상향

조정한 후, 설계층의 표본규모 감소율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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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목표 RSE가 이전 RSE 대비 
3% 이상 하향 조정된 시군구

목표 RSE가 이전 RSE 대비 
3% 이상 상향 조정된 시군구지역 규모

특광 -15만

부산 : 중, 서, 동
대구 : 중
인천 : 강화

서울 : 종로
부산 : 영도, 강서, 기장
인천 : 동
울산 : 동

-30만

대구 : 서, 달성
대전 : 대덕

서울 : 용산, 성동, 도봉, 금천
부산 : 동래, 사하, 연제, 사상
인천 : 계양
울산 : 중, 남, 북, 울주

-40만
대구 : 북
서울 : 서초

서울 : 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부산 : 해운대
인천 : 연수

40만+
- 서울 : 노원, 관악

인천 : 남동, 부평, 서

도 -05만

강원 : 화천
충청 : 괴산, 서천, 청양
전라 : 무주, 임실
경상 : 의성, 영덕, 청도, 예천, 의령, 합천

경기 : 과천
충청 : 증평, 계룡
경상 : 울진

-15만
경기 : 가평
충청 : 보령, 부여, 태안
전라 : 김제, 고흥, 해남

충청 : 진천
경상 : 통영

-30만
강원 : 강릉
충청 : 충주, 아산
전라 : 군산, 익산, 목포, 여수, 순천

경기 : 광명, 오산, 군포, 안성
강원 : 춘천, 원주
경상 : 경산, 진주, 양산

-60만
경기 : 파주, 김포
경상 : 포항

경기 : 의정부, 남양주
경상 : 구미, 김해

60만+
- 경기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용인, 화성

충청 : 청주
경상 : 창원

< 목표 RSE 조정 주요 결과 >

➃ 최종 표본규모 산정

ㅇ (표본규모 산정) 결정된 설계층별 목표 RSE를 이용해 표본규모 산정

- 섬조사구는 이전 RSE를 목표 RSE로 그대로 활용하여 표본규모 산정

ㅇ (산정 요인을 고려한 조정) 설계층별 모집단 규모 변화, 극단가중값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산정된 표본규모를 일부 조정

- 1단계 : 설계층별 이전 표본규모 대비 증감률 상하한을 ±10%으로 적용

- 2단계 : 모집단 규모가 10% 이상 증가한 설계층은 상하한을 5% ~ +10%로

설정하고, 10% 이상 감소한 설계층은 10% ~ 5%로 설정

- 3단계 : 극단가중값이 나타난 설계층은 표본규모가 유지 혹은 증가될수 있도록

상하한을 0% ~ 10%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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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 표본규모 및 예상 RSE) 전체 표본규모는 139개 감소한 11,556개 조사구

- `21년 하반기 조사와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22년 하반기 고용조사의

전국 단위 고용률 RSE 및 실업률 RSE는 각각 0.2%, 1.6%로 예상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

　 표본규모(조사구) 고용률RSE 실업률RSE 표본규모(조사구)
고용률RSE

(예상)
실업률RSE

(예상)

전체 별도 % % 전체 별도 증감 % %

전국 11,695 9,958 0.2 1.6 11,556 9,819 -139 0.2 1.6

서울 1,243 1,036 0.6 3.4 1,191 984 -52 0.6 3.5

부산 740 632 0.8 5.1 717 609 -23 0.8 5.2
대구 457 367 1.0 8.8 475 385 18 1.0 8.6
인천 547 448 0.8 5.3 518 419 -29 0.8 5.5
광주 325 244 1.0 8.5 324 243 -1 1.0 8.5
대전 323 242 1.0 9.1 328 247 5 1.0 9.0
울산 280 208 1.1 7.3 254 182 -26 1.1 7.7
세종 100 46 1.9 19.0 96 42 -4 1.9 19.4
경기 1,667 1,460 0.5 3.5 1,610 1,403 -57 0.5 3.6
강원 832 724 0.8 8.8 822 714 -10 0.8 8.9

충북 582 492 0.9 11.4 574 484 -8 0.9 11.5

충남 734 644 0.8 8.4 756 666 22 0.8 8.3

전북 733 634 0.8 12.1 762 663 29 0.8 11.9

전남 972 882 0.6 9.7 991 901 19 0.6 9.6
경북 1,087 979 0.7 7.2 1,094 986 7 0.7 7.2
경남 943 844 0.7 6.6 911 812 -32 0.7 6.8
제주 130 76 1.3 16.0 133 79 3 1.3 15.8

< 최종 표본규모 및 예상 R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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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표본추출

 조사구·가구 추출

ㅇ (조사구) 설계층별 분류지표 적용, 조사구의 가구수를 크기 척도로 표본조사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

- 설계층별로 1~100의 시드값을 입력하여 100번 표본추출 후 표본조사구의 특성

항목이 표본추출틀과 가장 유사한 시드값을 선택하여 최종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과 1~100번표본조사구 집합에서 조사구 특성 항목 각각의 산술평균을

구한 후, 두 값의 차이의 절댓값을 계산

- 기타 분류지표와의 절대오차합을 이용해 5개의 시드값을 1차 선정한 후, 모든

(13종) 특성 항목과의 절대오차합을 이용해 최종 시드값 선택

ㅇ (가구) 표본조사구별로 단순임의추출방법으로 시작가구를 선정, 시작가구로부터

동일 방향 동선에 따라 인접한 20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서 조사

 경활표본 대체

ㅇ (개념) 추출된 11,556개 표본조사구 중 1,737개를 추출하여 경활표본으로 대체

- 경활조사구는 시도 단위로 설계된 표본이므로, 단순 통합할 경우 시군구 수준에서

대표성 문제가 발생 가능

- 따라서, 추출된 표본조사구를 시군구 수준에서 재추출하여 경활표본으로 대체

ㅇ (추출·대체 방법) 경활표본 1,737개 중 하나를 무작위 추출한 후, 동일 시군구

내에서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표본조사구를 선택하여 대체하는 과정 반복

 표본추출틀과의 조사구 특성 비교

ㅇ 표본추출틀, 최초 표본조사구, 최종 표본조사구(경활대체) 각각의 조사구 특성

항목의 산술평균을 비교하여,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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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가중값·추정

 설계가중값

ㅇ 별도표본 중에서 경활표본 크기만큼 조사구를 추출하여 대체하였으므로, 설계

가중값은 별도표본과 경활표본을 통합하여 작성


 


× 


 ×


 



↑
조사구 추출률

역수

↑
가구 추출률

역수

· 
 : 층 조사구 가구의 설계가중값

·  : 설계층(229개 시군,   …  )

·  : 표본 조사구   …   

·  : 표본 가구   …   

·  : 표본 가구 내 조사대상 가구원  …   

·  : 층의 전체 가구 수

·  : 층 표본 조사구의 전체 가구 수

·  : 층의 표본 조사구 수 

·  : 층 표본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20가구)

 사후가중값

ㅇ 설계층·성·연령대별로 사후층화하여 현재 인구에 맞게 조정

  
 ×








↑
설계가중값

↑
 사후보정계수

·  : 층의 조사구 가구 가구원의 사후가중값

· 
 : 층의 조사구 가구 가구원의 설계가중값

·  : 설계층(229개 시도 및 시군,   …  )

·  : 표본 조사구   …   

·  : 표본 가구   …   

·  : 표본 가구 내 조사대상 가구원  …   

·  : 사후층 의 현재인구

· 


 


: 사후층 의 현재인구 추정값(설계가중값으로 추정)

·  : 사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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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 총합 추정

  


 

          
 




 








 ․  

 ․  : 층의 번째 표본조사구 내 번째 가구의 번째 가구원의 사후가중값

◦ 표본오차 추정

 









 



 


 ․  : 설계층

 ․  : 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  : 층의 표본 조사구수

 ․  : 조사구 추출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