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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10년 차를 맞이하는 해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기존 표본설계 검토와 조사항목 재정비 등 조사재설계 및 통계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2020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
진단에서 시간 흐름에 따른 정착실태 및 이탈주민 지원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기에
효과적인 패널조사로 조사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중요도 및 활용도에 따라
조사 문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표본설계, 조사결과 및
2020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패널조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표본배분, 가중치 작성, 모수추정 등) 마련 및 조사
항목 개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 조사되는 표본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고정
패널이나 분할패널설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통일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최신 북한이탈주민명부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2개 층), 성별(2개 층), 연령
(5개 층), 남한거주기간(2개 층)을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여 조사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 효과적인 표본배분방법을 제시하고,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허용오차 내에서 표본크기 축소가 가능한 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 표본설계에 따른 설계가중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조정가중치 등을 적용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모수추정식과 상대표준오차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통계작성목적을 고려하여 현행 조사방법을 유지
하면서 심층면접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조사항목 수가 너무 많아 모든 항목을 매해 조사하기보다 조사영역을 나누어
정착실태와 같은 주요 분야는 매년 조사하고 사회통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사회
통합조사Ⅰ(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과 Ⅱ(노동, 사회활동, 복지, 사회적 관계망,
가구 경제상태)로 영역을 구분하여 짝수년에는 사회통합조사Ⅰ을, 홀수년에는 사회
통합조사Ⅱ를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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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정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되고 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표본설계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패널
조사로의 전환 검토’, ‘표본설계 개선방안 마련’, ‘조사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와 2020년 정기

통계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표본배분, 가중치 작성

및 모수추정, 패널관리방안 등)과 조사항목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

주민실태조사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표본설계와 표본설계 개선안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구 표본설계 요약 비교

구분 현행 표본설계 표본설계 개선안

모집단과 

표본추출

틀

- 목표모집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에서의 

정의된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

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 중 2021년 5월 기준 남한에 정

착한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전체

- 조사모집단 :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중 남한에 실제 거주하는 자

- 표본추출틀 :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명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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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표본설계 표본설계 개선안

층화기준

- 층화 : 지역(2), 성(2), 연령그룹(5), 남

한거주기간(2) 변수를 이용한 총 40개의 

층을 구성

좌동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 표본크기 : 3,000개

- 표본크기 산출식 미제공

- 표본배분 : 제곱근비례배분

- 표본크기 : 2,500개

- 표본크기 산출식 제공

- 표본배분 : 제곱근비례배분

표본추출 - 층화계통추출법 좌동

가중치 

- 층  및 사후 층 에 속한 이탈주민 에 부

여된 표본가중치 :   



: 층 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

 : 층 의 북한이탈주민 표본 수

- 사후층화가중치 :    

 


  : 사후 층 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 

  




 

- 기본가중치 : 
  



  : 층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

  : 층의 북한이탈주민 표본 수

- 무응답 조정 가중치 : 
  



 : 층에서 응답한 응답자의 수

- 사후층화에 의한 최종가중치 :

   
 ×

 ×


 

  : 층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총수

  : 층의 응답자 가중합

모수추정

- 총합추정량 :   








- 총합의 분산추정량 :

  



 

 








  

(총계 추정)

- 총계 추정량   :

  
  




  





- 총계 추정량 의 분산추정량 :

   
  



  

   
  



  


  ,   



  





- 총계 추정량 의 상대표준오차 :

   


× 



- 3 -

구분 현행 표본설계 표본설계 개선안

- 모평균의 경우, 총합추정량과 총합

의 분산추정량을 총 북한이탈주민

의 수인 로 나누어 계산됨

(평균 추정)

- 평균 추정량 :

 


  




  






  




  



 

   ⋯   : 층의 수

      ⋯   : 층 내의 표본 수

 : 층의 번째 응답자에 대한 최종 가

중치

 : 층의 번째 응답자로부터 얻은 변수

값

 : 추출률

- 의 분산추정량:

  
  



  

    
  



  


         
  





   
  




  





- 평균 추정량 의 상대표준오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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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표본설계 표본설계 개선안

모수추정

- 모비율의 추정은 의 값이 1과 0을 갖

는 범주형 변수로 정의하여 모평균의 

추정을 위한 공식을 사용함

(비율 추정)

- 비율 추정량  :

 


  




  






  




  



 

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

으면 0

- 비율 추정량 의 분산추정량 :

  
  



  

    
  



  


      
  



 

  
  




  





- 비율 추정량 의 상대표준오차 :

 


× (%)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최신의 표본

추출틀(북한이탈주민명부)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패널조사로 전환시 필요한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정착실태 관련

항목은 매년 생산될 수 있도록 하되, 사회통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사회통합
조사 Ⅰ(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과 Ⅱ(노동, 사회활동, 복지, 사회적 관계망, 
가구 경제상태)로 영역을 구분하여 짝수년에는 사회통합조사 Ⅰ을, 홀수년에는 
사회통합조사 Ⅱ를 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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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정도를 파악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

되고 있는 조사통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일한 국가통계이자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높은 통계자료이다. 경제활동 지표(고용률, 경제
활동참가율, 임금근로자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 필요로 하는 지원, 가구
경제상태 등 실태조사결과는 정책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본 조사는 2011년 성인(19세 이상) 및 청소년(8세~18세)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

된 후, 2013년 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활동 중심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사회활동 중심의 사회조사로 분리 조사되었다.
2016년 조사항목이 추가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명칭이 정착실태

조사와 사회통합조사로 변경되었고, 조사대상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맞춰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통일되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승인번호 437001, 표본조사)라는 명칭으로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으며(’17.5.), 2019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로 통계
명칭이 변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주기는 1년으로 재단 소속 조사원(북한이탈
주민 전문상담사 등)이 조사대상자를 만나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항목, 문항 규칙을 관련통계(주민
등록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사회조사)와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특정 이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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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추가 질의나 보기 항목을 개발하여 조사하되, 시계열 비교가 가능

하도록 핵심 조사항목을 매년 유지하고 있다.

기본사항(3문항) 정착실태(55문항) 사회통합(57문항)

- 성별

- 생년월

- 남한에서 최종학력

- 입국 전 사항(4문항)

- 생활안정(10문항)

- 직업교육훈련(4문항)

- 일에 관한 사항(26문항)

- 구직에 관한 사항(4문항)

-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5문항)

-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2문항)

- 노동(7문항)

- 사회활동(8문항)

- 복지(6문항)

- 보건 및 건강(11문항)

- 교육(6문항)

- 가족(11문항)

- 사회적 관계망(4문항)

- 가구 경제상태(4문항)

<표 1-1>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조사항목(115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은 성별(남성, 여성), 
연령대(15~2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거주지역(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남한거주기간(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결과보고서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www.koreahana.or.kr)에서 보고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OSIS에 결과표를 업로드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와 표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패널조사로의 전환 검토’, ‘표본설계 개선방안 마련’, ‘조사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패널이나 분할패널로의 전환 검토, 새로운 표본

설계 방안(표본배분, 가중치 작성 및 모수추정, 패널관리방안 등)과 조사항목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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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최신의 모집단 분석을 통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본설계가 되어 있는지, 중복 조사되는 표본의

조사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표본배분을 위한 최적의 변수를
찾아 표본설계(안)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1. 현행 표본설계 및 패널조사 전환 가능성 검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현행 표본설계와 표본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현재 표본추출틀
대비 표본크기가 큰 편이어서 매해 중복 응답자가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정착기간에 따른 실태파악 및 지원정책 효과 파악에 효과적인

패널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2. 표본설계 개선 방안

2020년에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원시자료(raw-data)를 이용해서

주요 문항별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2021년의 표본설계 전 과정을 상세히

검토해서 현행 조사의 문제점, 개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표본설계안에
반영한다.
표본설계안에서는 기존의 표본설계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한계점들을 찾아서

보완토록 한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자료와 2021년 모집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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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서 이를 표본배분에 반영한다. 최종적으로 연구진, 외부전문가 그리고

작성기관 실무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표본배분 기준을 정한다. 표본추출은
특성별로 층화하여, 표본배분 원칙에 따라 표본추출프로그램(SAS)을 이용하여
배분한다. 모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와 추정치의 오차계산을 위해 분산추정식을
제시하고 아울러 가중치 계산과정을 다룬다.
또한 패널조사로 전환시 필요한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관리방안을

마련한다.

3. 조사항목 개선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사항(3문항), 
정착실태(55문항), 사회통합(57문항)으로 총 1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수가 상당하여 응답자들에게 응답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중복되거나 활용도 낮은 문항을 통합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조사부문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의 단계적인 세부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1) 조사연구

최근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보고서와 현행 표본설계방안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모집단 분석, 표본오차의 추정을 위하여 연관된 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추정량, 추정량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 계산, 표본추출방법, 
표본배분 공식, 분산추정식, 패널설계 등에 대한 통계이론들을 살펴보고 
문헌검토 및 자료 수집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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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검토회의 개최

본 조사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작성기관 관련자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통계청 관계자, 표본설계 전문가1)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문제점 등을 협의한다.

1) 홍기학(동신대학교 교수), 남기성(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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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기본 목표와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기본목표로 한다.

(1) 최신의 모집단의 특성을 분석을 한다.
(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패널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최적 패널

조사 및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2021년 표본설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한다. 
(4) 조사부문별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방안 및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편,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1) 최신의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추출틀을 정비한다.
(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패널 전환 의미, 패널 유지 가능성(응답자와

라포형성), 전년도 표본과 중복률 확인 등 패널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3)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자료로부터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고, 

표본배분을 위한 변수 등을 찾아 주어진 조사여건 하에서 층화방법, 
표본배분방법, 표본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새로운 표본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확률추출을 근간으로 해서 모수추정이 가능하도록
가중치와 추정량, 그리고 추정량에 대한 오차공식 등을 제시한다.

(4) 조사부문(정착실태조사, 사회통합조사)별 조사주기 검토, 활용성이 낮은
문항과 서술형 문항 등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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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작성현황 검토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

1. 2021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정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착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 남한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지향점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2)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들 중 2021년 5월 기준 남한에 정착한 만 15세 이상 북한

이탈주민 전체

- 조사모집단 :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실제 거주하는 자

- 표본추출틀 :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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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모집단 분포 및 표본설계 현황

1) 표본설계 기본방향

- 모집단인 『조사 시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거주지역, 성, 연령, 남한거주기간을 층화변수

(stratification variable)로 사용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표본대체로 인한 표본의 왜곡을 막기 위한 
표본대체 과정 제시

2) 모집단 및 표본 분포

-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료를 사용하여 층화 변수인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그리고 남한거주기간별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를

살펴봄(<표 2-1>~<표 2-6> 참고)

-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는 전국 약 3,000여 명 내외의 북한이탈

주민을 목표로 하고 각 층화 변수 별로 정의되는 모비율에 대한 허용

오차가 약 5% 이내가 되도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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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거주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분포

지역 빈도(명) 백분율(%)
누적

빈도(명) 백분율(%)

수도권

서울특별시 6,441 21.6 6,441 21.6 

인천광역시 2,823 9.4 9,264 31.0 

경기도 10,093 33.8 19,357 64.8 

비수도권

부산광역시 939 3.1 20,296 67.9 

대구광역시 652 2.2 20,948 70.1 

광주광역시 563 1.9 21,511 72.0 

대전광역시 574 1.9 22,085 73.9 

울산광역시 475 1.6 22,560 75.5 

세종특별자치시 92 0.3 22,652 75.8 

강원도 800 2.7 23,452 78.5 

충청북도 1,302 4.4 24,754 82.8 

충청남도 1,569 5.3 26,323 88.1 

전라북도 512 1.7 26,835 89.8 

전라남도 636 2.1 27,471 91.9 

경상북도 1,063 3.6 28,534 95.5 

경상남도 1,039 3.5 29,573 99.0 

제주특별자치도 307 1.0 29,8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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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성별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분포

성별 빈도(명) 백분율(%)
누적

빈도(명) 백분율(%)

남 7,157 24.0 7,157 24.0

여 22,723 76.0 29,880 100.0

<표 2-3> 연령 그룹별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분포

연령 빈도(명) 백분율(%)
누적

빈도(명) 백분율(%)

15 ~ 19세 706 2.4 706 2.4

20대 3,672 12.3 4,378 14.7

30대 7,314 24.5 11,692 39.1

40대 8,515 28.5 20,207 67.6

50대 이상 9,673 32.4 29,880 100.0

<표 2-4> 남한 거주기간별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분포

남한 거주 기간  빈도(명) 백분율(%)
누적

 빈도(명) 백분율(%)

1~3년 미만 2,321 7.8 2,321 7.8

3~5년 미만 2,436 8.2 4,757 15.9

5~10년 미만 7,823 26.2 12,580 42.1

10년 이상 17,300 57.9 29,8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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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각 층별 모집단 크기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2 5년 이상 200
3

20대
5년 미만 242

4 5년 이상 739
5

30대
5년 미만 165

6 5년 이상 1,151
7

40대
5년 미만 110

8 5년 이상 913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10 5년 이상 1,242
11

여

10대
5년 미만 73

12 5년 이상 182
13

20대
5년 미만 722

14 5년 이상 1,077
15

30대
5년 미만 944

16 5년 이상 2,697
17

40대
5년 미만 674

18 5년 이상 3,572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20 5년 이상 3,892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22 5년 이상 77
23

20대
5년 미만 54

24 5년 이상 284
25

30대
5년 미만 49

26 5년 이상 434
27

40대
5년 미만 41

28 5년 이상 415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30 5년 이상 781
31

여

10대
5년 미만 25

32 5년 이상 81
33

20대
5년 미만 176

34 5년 이상 378
35

30대
5년 미만 399

36 5년 이상 1,475
37

40대
5년 미만 369

38 5년 이상 2,421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40 5년 이상 2,675

총합계 2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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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각 층별 표본크기

층 번호
층화변수

표본크기(명)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23

2 5년 이상 48
3

20대
5년 미만 50

4 5년 이상 92
5

30대
5년 미만 41

6 5년 이상 115
7

40대
5년 미만 34

8 5년 이상 101
9

50대 이상
5년 미만 37

10 5년 이상 118
11

여

10대
5년 미만 28

12 5년 이상 45
13

20대
5년 미만 86

14 5년 이상 113
15

30대
5년 미만 98

16 5년 이상 176
17

40대
5년 미만 84

18 5년 이상 201
19

50대 이상
5년 미만 77

20 5년 이상 209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2

22 5년 이상 30
23

20대
5년 미만 24

24 5년 이상 57
25

30대
5년 미만 21

26 5년 이상 70
27

40대
5년 미만 19

28 5년 이상 6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23

30 5년 이상 94
31

여

10대
5년 미만 16

32 5년 이상 30
33

20대
5년 미만 41

34 5년 이상 67
35

30대
5년 미만 63

36 5년 이상 130
37

40대
5년 미만 61

38 5년 이상 166
39

50대 이상
5년 미만 57

40 5년 이상 174
총합계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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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추출방법

- 층화 : 거주지역(2), 성별(2), 연령그룹(5), 남한거주기간(2)을 기준으로
40개 층을 구성

- 층화계통추출 : 모집단 정보를 활용하여 각 층 내에서 지역(17개 시도)으로
정렬한 다음 계통추출

4) 표본의 대체

- 조사과정에서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무응답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거주
지역,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 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북한이탈

주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가중치 및 추정

- 표본설계 시 사용된 층  및 추정을 위한 사후 층 에 속한 이탈주민 에 
부여된 표본가중치

 



  : 층 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 : 층 의 북한이탈주민 표본 수

- 조사 완료 후 적용되는 사후층화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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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층 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  




 

- 총합추정량
 









- 총합의 분산추정량

  



   

 



 


   

- 모평균의 경우, 총합추정량과 총합의 분산추정량을 총 북한이탈주민의

수인 로 나누어 계산

- 모비율의 추정은 의 값이 1과 0을 갖는 범주형 변수로 정의하여 모평균의
추정을 위한 공식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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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현황 및 주요 조사항목 분석

1. 특성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응답 현황

2020년 기준 특성별(지역,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특성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응답 현황

층 
번호

층화변수
표본크기(명) 응답자수(명) 응답률(%)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25 23 92.0 

2 5년 이상 47 42 89.4 
3

20대
5년 미만 52 37 71.2 

4 5년 이상 93 65 69.9 
5

30대
5년 미만 46 39 84.8 

6 5년 이상 108 55 50.9 
7

40대
5년 미만 34 32 94.1 

8 5년 이상 98 70 71.4 
9

50대 이상
5년 미만 38 37 97.4 

10 5년 이상 110 95 86.4 
11

여

10대
5년 미만 30 23 76.7 

12 5년 이상 46 42 91.3 
13

20대
5년 미만 96 78 81.3 

14 5년 이상 111 80 72.1 
15

30대
5년 미만 104 88 84.6 

16 5년 이상 170 126 74.1 
17

40대
5년 미만 89 81 91.0 

18 5년 이상 195 149 76.4 
19

50대 이상
5년 미만 78 71 91.0 

20 5년 이상 193 160 82.9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5 12 80.0 

22 5년 이상 31 28 90.3 
23

20대
5년 미만 25 21 84.0 

24 5년 이상 56 42 75.0 
25

30대
5년 미만 24 21 87.5 

26 5년 이상 68 54 79.4 
27

40대
5년 미만 22 19 86.4 

28 5년 이상 68 58 85.3 
29

50대 이상
5년 미만 27 21 77.8 

30 5년 이상 88 71 80.7 
31

여

10대
5년 미만 18 15 83.3 

32 5년 이상 33 29 87.9 
33

20대
5년 미만 51 46 90.2 

34 5년 이상 69 55 79.7 
35

30대
5년 미만 71 69 97.2 

36 5년 이상 124 99 79.8 
37

40대
5년 미만 67 62 92.5 

38 5년 이상 161 143 88.8 
39

50대 이상
5년 미만 61 59 96.7 

40 5년 이상 158 145 91.8 
총합계 3,000 2,462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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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의 표본 중 2,462명(원표본 1,684명, 대체표본 778명)이 응답 완료되어
응답률(응답완료수/표본크기*100)은 82.1%로 나타났다. 특성별 응답률

분포는 50.9~97.4%로 나타났다.

2. 주요 조사항목 분석

1) 특성별 남한생활만족도 비율 및 상대표준오차

2020년 기준 특성별 남한생활만족도 비율 및 상대표준오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생활만족도 조사에서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4%로
나타났고, 상대표준오차는 0.3%로 나타났다. 특성별 남한생활만족도 비율

분포는 52.4~92.9%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오차는 4.0~25.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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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특성별 남한생활 만족도 비율 및 상대표준오차

층 
번호

층화변수 만족도 비율
(%)

상대표준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73.9 12.7 

2 5년 이상 92.9 4.3 
3

20대
5년 미만 70.3 10.8 

4 5년 이상 78.5 6.5 
5

30대
5년 미만 76.9 8.9 

6 5년 이상 89.1 4.8 
7

40대
5년 미만 81.3 8.6 

8 5년 이상 68.6 8.2 
9

50대 이상
5년 미만 75.7 9.4 

10 5년 이상 75.8 5.8 
11

여

10대
5년 미만 65.2 15.6 

12 5년 이상 76.2 8.7 
13

20대
5년 미만 78.2 6.0 

14 5년 이상 83.8 5.0 
15

30대
5년 미만 75.0 6.2 

16 5년 이상 76.2 5.0 
17

40대
5년 미만 77.8 6.0 

18 5년 이상 75.2 4.7 
19

50대 이상
5년 미만 84.5 5.1 

20 5년 이상 79.4 4.0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8.3 25.5 

22 5년 이상 92.9 5.3 
23

20대
5년 미만 76.2 12.5 

24 5년 이상 69.0 10.5 
25

30대
5년 미만 52.4 21.3 

26 5년 이상 74.1 8.1 
27

40대
5년 미만 78.9 12.2 

28 5년 이상 77.6 7.1 
29

50대 이상
5년 미만 85.7 9.1 

30 5년 이상 71.8 7.5 
31

여

10대
5년 미만 86.7 10.5 

32 5년 이상 69.0 12.7 
33

20대
5년 미만 69.6 9.9 

34 5년 이상 80.0 6.8 
35

30대
5년 미만 72.5 7.5 

36 5년 이상 73.7 6.0 
37

40대
5년 미만 79.0 6.6 

38 5년 이상 70.6 5.4 
39

50대 이상
5년 미만 76.3 7.3 

40 5년 이상 75.2 4.8 
총합계 76.4 0.3

2) 특성별 경제활동지표 및 상대표준오차

2020년 기준 특성별 경제활동지표와 그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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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특성별 경제활동지표 및 상대표준오차

층 
번
호

층화변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
기간 

비율
(%)

상대
표준오차

(%)

비율
(%)

상대
표준오차

(%)

비율
(%)

상대
표준오차

(%)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8.7 69.1 0.0 . 91.3 6.6 

2 5년 이상 7.1 56.3 2.4 100.0 90.5 5.1 
3

20대
5년 미만 62.2 13.0 0.0 . 37.8 21.4 

4 5년 이상 58.5 10.5 4.6 56.8 36.9 16.3 
5

30대
5년 미만 87.2 6.2 2.6 100.0 10.3 48.0 

6 5년 이상 80.0 6.8 3.6 70.1 14.5 33.0 
7

40대
5년 미만 78.1 9.5 3.1 100.0 18.8 37.4 

8 5년 이상 82.9 5.5 2.9 70.2 12.9 31.3 
9 50대 

이상

5년 미만 64.9 12.3 5.4 69.7 29.7 25.6 
10 5년 이상 61.1 8.2 3.2 57.1 34.7 14.1 
11

여

10대
5년 미만 0.0 . 4.3 100.0 95.7 4.5 

12 5년 이상 16.7 34.9 0.0 . 83.3 7.0 
13

20대
5년 미만 34.6 15.7 9.0 36.3 55.1 10.3 

14 5년 이상 47.5 11.8 8.8 36.3 40.0 13.8 
15

30대
5년 미만 43.2 12.3 9.1 33.9 46.6 11.5 

16 5년 이상 51.6 8.7 4.8 40.0 42.1 10.5 
17

40대
5년 미만 56.8 9.8 8.6 36.4 33.3 15.8 

18 5년 이상 55.0 7.4 6.7 30.6 37.6 10.6 
19 50대 

이상

5년 미만 38.0 15.3 5.6 48.9 56.3 10.5 
20 5년 이상 40.6 9.6 4.4 37.1 52.5 7.5 
21

비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33.3 42.6 8.3 100.0 58.3 25.5 

22 5년 이상 3.6 100.0 0.0 . 92.9 5.3 
23

20대
5년 미만 81.0 10.8 19.0 46.1 0.0 .

24 5년 이상 61.9 12.3 9.5 48.1 28.6 24.7 
25

30대
5년 미만 95.2 5.0 0.0 . 4.8 100.0 

26 5년 이상 88.9 4.9 3.7 70.0 7.4 48.6 
27

40대
5년 미만 84.2 10.2 5.3 100.0 10.5 68.7 

28 5년 이상 87.9 4.9 0.0 . 12.1 35.8 
29 50대 

이상

5년 미만 71.4 14.1 9.5 68.9 19.0 46.1 
30 5년 이상 74.6 7.0 2.8 70.2 22.5 22.2 
31

여

10대
5년 미만 6.7 100.0 6.7 100.0 86.7 10.5 

32 5년 이상 17.2 41.4 3.4 100.0 79.3 9.7 
33

20대
5년 미만 45.7 16.3 2.2 100.0 52.2 14.3 

34 5년 이상 45.5 14.9 3.6 70.1 45.5 14.9 
35

30대
5년 미만 39.1 15.1 5.8 48.9 55.1 11.0 

36 5년 이상 53.5 9.4 7.1 36.6 39.4 12.5 
37

40대
5년 미만 62.9 9.8 8.1 43.2 27.4 20.8 

38 5년 이상 57.3 7.2 9.1 26.5 32.2 12.2 
39 50대 

이상

5년 미만 44.1 14.8 6.8 48.7 45.8 14.3 
40 5년 이상 50.3 8.3 4.1 40.1 44.1 9.4 

총합계 53.7 0.5 5.6 2.4 39.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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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지표 중 취업자 비율은 53.7%로 나타났고, 상대표준오차는 0.5%로
나타났다. 특성별 취업자 비율 분포는 0.0~95.2%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
오차는 4.9~100.0%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남자, 10대이면서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응답자의 취업률은 3.6%, 비수도권, 여자, 10대이면서
거주기간이 5년 미만 응답자의 취업률은 6.7%로 낮게 파악되어 상대표준

오차가 100.0%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층의 특성상 취업자
수가 적은 반면에 층내 변동은 커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지표 중 실업자 비율은 5.6%로 나타났고, 상대표준오차는

2.4%로 나타났다. 특성별 실업자 비율 분포는 0.0~19.0%로 나타났으며, 상대
표준오차는 26.5~100.0%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지표 중 비경제활동 비율은 39.4%로 나타났고, 상대표준
오차는 0.7%로 나타났다. 특성별 비경제활동 비율 분포는 0.0~95.7%로 
나타났으며, 상대표준오차는 4.5~10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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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검토 결과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본 연구에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패널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표본 3,000명 중 실제 조사완료된 
표본 2,462명의 19.2%(472명)가 2019년에도 응답하였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전문상담사와 과거 응답자간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패널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패널화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현재의 횡단조사 방식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 실태 파악’이라는 통계작성
목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패널조사로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 및 조사목적과의

정합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의 조사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2. 표본설계 개선 필요

조사부담 경감 및 조사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표본설계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본설계 시 표본규모

및 층별 표본크기에 대한 적정성의 검토와 함께 적절한 표본배분이 필요하며

가중치를 적용한 모수추정식과 분산추정식 및 상대표준오차가 제시되고

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패널조사로의 전환을 고려해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조사주기 및 조사항목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조사내용 및 분량 측면에서 응답자 조사 부담이

상당한 조사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착해 있는 이탈주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원정책과 정착 측면의 내용을 보다 깊게 파악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 추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과 같이 활용도 낮은 문항은 매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나 필요한 시기에 부가조사를

하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영역을 정책실태와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격년 조사하도록

조사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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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패널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제 1 절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중복 표본 현황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기본 표본추출틀은 통일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명부이다. 2020년 5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표본

수(3,000명)는 모집단 크기(29,400명)에 비해 표본크기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신규입국자 수가 점점 줄어 조사대상자는

한정적인데 비해 매해 표본으로 추출되는 응답자가 중복 선정되고 있다.
실제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2,462명의 완료 표본 중

472명이 2019년에도 조사되어 중복 비율이 19.2%로 파악되었으며, 특성별
표본 중복비율 분포는 6.7~61.9%로 나타나 특정 층의 경우 매우 높은 중복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구체적인 중복 비율 현황은 <표 3-1>과 같다. 
원표본과 대체표본에 대한 관리현황은 <표 3-2>와 같이 완료표본 2,462
명 중 원표본이 1,684명, 대체표본이 778명으로 나타나 조사완료된 원표본

비율은 68.4%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성별 원표본 비율 분포는 43.8%~ 
100.0%로 나타나 특정층의 경우 조사완료된 원표본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중복 조사되는 표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조사로 조사방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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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복표본 현황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
(명)

표본
크기
(명)

완료
표본 
수(명)

완료
표본중 
중복수
(명)

완료
표본
중복

비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7 25 23 5 21.7 

2 5년 이상 202 47 42 11 26.2 
3

20대
5년 미만 249 52 37 8 21.6 

4 5년 이상 798 93 65 20 30.8 
5

30대
5년 미만 198 46 39 9 23.1 

6 5년 이상 1,077 108 55 14 25.5 
7

40대
5년 미만 109 34 32 12 37.5 

8 5년 이상 880 98 70 13 18.6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2 38 37 8 21.6 

10 5년 이상 1,149 110 95 17 17.9 
11

여

10대
5년 미만 85 30 23 5 21.7 

12 5년 이상 192 46 42 15 35.7 
13

20대
5년 미만 858 96 78 6 7.7 

14 5년 이상 1,130 111 80 15 18.8 
15

30대
5년 미만 1,009 104 88 7 8.0 

16 5년 이상 2,676 170 126 15 11.9 
17

40대
5년 미만 732 89 81 10 12.3 

18 5년 이상 3,502 195 149 10 6.7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59 78 71 10 14.1 

20 5년 이상 3,462 193 160 14 8.8 
21

비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20 15 12 6 50.0 

22 5년 이상 89 31 28 13 46.4 
23

20대
5년 미만 58 25 21 8 38.1 

24 5년 이상 286 56 42 15 35.7 
25

30대
5년 미만 54 24 21 5 23.8 

26 5년 이상 428 68 54 15 27.8 
27

40대
5년 미만 46 22 19 7 36.8 

28 5년 이상 422 68 58 20 34.5 
29

50대 이상
5년 미만 67 27 21 13 61.9 

30 5년 이상 714 88 71 15 21.1 
31

여

10대
5년 미만 29 18 15 6 40.0 

32 5년 이상 102 33 29 10 34.5 
33

20대
5년 미만 237 51 46 12 26.1 

34 5년 이상 436 69 55 20 36.4 
35

30대
5년 미만 470 71 69 10 14.5 

36 5년 이상 1,431 124 99 17 17.2 
37

40대
5년 미만 410 67 62 11 17.7 

38 5년 이상 2,390 161 143 19 13.3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41 61 59 7 11.9 

40 5년 이상 2,314 158 145 19 13.1 

총합계 29,400 3,000 2,462 47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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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원표본과 대체표본 현황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
(명)

표본
크기
(명)

완료
표본 
수(명)

원표본
(명)

대체
표본
(명)

원표본 
비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7 25 23 20 3 87.0

2 5년 이상 202 47 42 31 11 73.8
3

20대
5년 미만 249 52 37 24 13 64.9

4 5년 이상 798 93 65 38 27 58.5
5

30대
5년 미만 198 46 39 31 8 79.5

6 5년 이상 1,077 108 55 26 29 47.3
7

40대
5년 미만 109 34 32 23 9 71.9

8 5년 이상 880 98 70 36 34 51.4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2 38 37 36 1 97.3

10 5년 이상 1,149 110 95 65 30 68.4
11

여

10대
5년 미만 85 30 23 16 7 69.6

12 5년 이상 192 46 42 28 14 66.7
13

20대
5년 미만 858 96 78 53 25 67.9

14 5년 이상 1,130 111 80 35 45 43.8
15

30대
5년 미만 1,009 104 88 63 25 71.6

16 5년 이상 2,676 170 126 66 60 52.4
17

40대
5년 미만 732 89 81 61 20 75.3

18 5년 이상 3,502 195 149 87 62 58.4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59 78 71 57 14 80.3

20 5년 이상 3,462 193 160 104 56 65.0
21

비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20 15 12 11 1 91.7

22 5년 이상 89 31 28 24 4 85.7
23

20대
5년 미만 58 25 21 16 5 76.2

24 5년 이상 286 56 42 28 14 66.7
25

30대
5년 미만 54 24 21 18 3 85.7

26 5년 이상 428 68 54 36 18 66.7
27

40대
5년 미만 46 22 19 15 4 78.9

28 5년 이상 422 68 58 39 19 67.2
29

50대 이상
5년 미만 67 27 21 17 4 81.0

30 5년 이상 714 88 71 50 21 70.4
31

여

10대
5년 미만 29 18 15 15 0 100.0

32 5년 이상 102 33 29 18 11 62.1
33

20대
5년 미만 237 51 46 36 10 78.3

34 5년 이상 436 69 55 31 24 56.4
35

30대
5년 미만 470 71 69 55 14 79.7

36 5년 이상 1,431 124 99 63 36 63.6
37

40대
5년 미만 410 67 62 55 7 88.7

38 5년 이상 2,390 161 143 96 47 67.1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41 61 59 52 7 88.1

40 5년 이상 2,314 158 145 109 36 75.2

총합계 29,400 3,000 2,462 1,684 778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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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널설계방법 검토 및 패널조사 사례

1. 패널설계방법 검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패널화 검토를 위해 우선 다양한 패널설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설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대상 개체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요인이 개체 내부의 시간변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설계방법이다. 
국내의 통계작성기관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 보건, 노동, 연금, 
재정, 청소년, 여성 등의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패널설계 방법론에 대해 Duncan(1987)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방법으로 반복조사(Repeated Survey), 고정패널조사(Fixed Panel 
Survey), 순환패널조사(Rotating Panel Survey), 분할패널조사(Split Panel 
Survey)와 같이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반복조사는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선택된 표본에서 유사한 내용을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반복조사에서는 어떠한 개체가

연속적으로 한 번 이상 추출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고정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에서 유사한 내용을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하는 방법이다. 고정패널 조사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패널 탈락과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순환패널조사는 조사기간 동안 표본개체들을 패널로 유지하는 고정패널

조사와는 달리 패널에 포함된 개체들의 패널포함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순환패널조사에서는 패널 지속기간이 지나면 일부 패널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개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일정기간마다 패널을 교체함으로써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면 모수추정에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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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할패널조사는 고정패널조사에 반복조사 또는 순환패널조사를

결합시킨 방법으로 각 설계형태에 따른 장․단점을 절충하여 설계할 수 있다.

1) 반복패널 설계

반복패널 설계는 매년 또는 매월 동일한 모집단으로부터 서로 다른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주기성 조사로서 매년 새롭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횡단적 분석에 적합한 표본설계이다. 반복조사 설계는 표본의 중첩을 허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설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만일 기존의 표본이 지속적으로
패널에 남아있을 경우 중첩된 반복패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년도 원가구 및 원가구원이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경우 중첩을 허용한 조사방법이며, 패널의 일부는 기존의 패널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새롭게 추출된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는 설계로

고려할 수 있다.
반복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미국의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조사가 있으며 ACS의 경우 연간통계 및 3년주기 통계와 5년주기
통계를 산출하는데, 그에 필요한 가중치는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ACS 표본설계는 10년주기 센서스에 따른 인구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 성격이 강하며, ACS 조사목적 중의 하나로서 10년주기 센서스에 따른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ACS의 표본설계는 횡단적

인구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단적 연구를 위한 패널설계와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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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패널 설계

고정패널설계는 동일한 표본에서 유사한 내용을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장기간의 관찰을 통한 개체의 변동을 추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설계방법이며 현재 국내의 대다수 패널설계가 고정패널설계를 따르고 있다.
고정패널설계의 특징으로는 첫째, 조사기간동안 표본개체를 지속적으로

패널로 유지하는 패널조사로서 정해진 패널 유지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패널마다 
특징은 있지만, 대체로 원표본과 더불어 연계된 단위를 신규패널로 흡수하는

개방형 패널과 신규표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 패널로 구분한다. 
이때, 개방형 고정패널은 패널이 유지되는 동안 일정 정도의 패널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원표본의 탈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패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표본의 특성을 상실하는 단점이

있다. 폐쇄형 고정패널은 신규 단위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표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패널 규모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간 패널을 구축할 경우 횡단적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고정패널의 자료수집방법은 추적조사로 인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1차 패널이 구축된 이후 별도의 패널 설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패널설계에

대한 부담이 적다.
셋째, 고정패널은 장기간 패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패널 설계에

비해 응답부담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넷째, 고정패널은 1차년도 진입한 패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간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횡단적 분석보다는 종단적 분석에 유리하며, 장기간 추세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간 패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패널조건화*가 다른 패널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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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조사로서는 캐나다의 Canadian Population National Health 
Survey, 미국의 PSID, SIPP, U.S.MEP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여성가족패널, 
복지패널, 한국의료패널, 노동패널 등 다수가 있다.

* 패널조건화(panel conditioning)

- 이전 조사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인해 현재 조사의 응답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 패널 피로감에 의해 불성실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전의 응답내용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거나 반대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음

3) 순환패널 설계

순환패널설계는 표본개체들의 패널수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패널에 포함된 표본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패널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월별·분기별 변동을 추정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조사기간 동안 표본개체를 지속적으로 패널로 유지하는 고정패널과는

달리 표본개체들의 수명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패널 지속기간이 지나면

표본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표본개체를 추가하여 주기적으로 패널표본을 
교체하는 방법으로서 특정시점의 모수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적 변화, 
일정 기간 동안의 순변동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계된다. 
둘째, 순환패널의 자료수집방법은 고정패널에 비해 추적조사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매 주기마다 표본설계 작업이 요구된다.
셋째, 순환패널은 패널 유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답자 부담이 
고정패널에 비해 훨씬 낮다.
넷째, 순환패널은 고정패널에 비해 패널탈락률이 낮기 때문에 모집단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패널교체를 통해 모집단의 새로운 개체반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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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고정패널과 비교할 때, 응답자의 패널조건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순환패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표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표본의 대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② 현시점의 모집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정도를 높일 수 있는가?
③ 대체되는 시점의 표본설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④ 비용대비 추정의 효과는 고정패널설계와 비교하여 월등한가?
⑤ 순환율에 따른 조사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

순환패널의 대표적인 조사로서는 캐나다의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Canadian Labour Force Survey, SLID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순환패널 방식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설계된 조사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있다.

4) 분할패널 설계

분할(또는 분리)패널은 고정패널조사에 반복조사 또는 순환패널조사를

결합한 조사방법으로 설계자체가 복잡하고 패널관리의 문제점이 있으나, 
설계목적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패널은 횡단적 비교

연구와 종단적 분석이 모두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며, 표본의 일부는 유지

(고정패널)하여 횡단적 비교를, 나머지 일부는 패널을 변경(표본추출 또는

순환패널 구축)하여 동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횡단적으로 유지되는
단위와 패널로 유지되는 단위 간 비교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분할패널 설계로

이탈리아 은행의 SHIW(Survey on Household Income and Wealth)와 스페인의
SHF가 있으며, 두 패널의 특성은 유사하지만, 패널유지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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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조사 사례

1) 고정패널 : 영국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 조사개요

영국의 에섹스대학교(University of Essex) 내 연구소(ISER)에서는 영국의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BHPS를 조사하고

있다. 199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약 5,000가구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방법은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ing)로 시작하였으며 9차
웨이브부터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변경하였다. 
전국을 대표하는 16세 이상 개인에 대해 가구구성, 노동력, 소득, 재산, 주택, 
건강,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조사한다.

(2) 표본설계

BHPS에서는 표집틀(sampling frame)인 우편번호 주소 파일(PAF)로부터 2단계
층화집락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1차추출단위
(PSU: Primary Sampling Unit)인 우편번호 섹터를 250개 선정하였다. 우편
번호 섹터란 최소 500가구가 포함되도록 구성된 일종의 우편번호 집락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PSU에 대해 1981년 인구센서스 결과로부터 지역과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그룹(직업이나 경영위치) 비율과 같은 사회인구학 변수를 사용하여
1차(major) 층화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1차 층 내에서 연금수혜연령(여자는
60세, 남자는 65세) 비율에 의해 2차(minor) 층화를 하였다. 각 층이 구성된

후 비도시지역은 농업종사자 비율, 도시지역은 연금수혜연령 미만인 1인가구의
비율을 분류기준으로 설정하고, 이 분류기준에 의해 정렬 후 계통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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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2차추출단위(SSU: Second Sampling Unit)인 주소를 8,167개
선정하였는데, PSU내에서 평균적으로 33개의 주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통

추출한다. 선택된 주소 내에 3가구 이하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주소 내 3가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가구만을
랜덤추출하였다.
패널형태는 고정패널로 원표본(original sample) 가구원으로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가구원, 원표본가구로 전입해온 가구원, 원표본가구가 전출하여 속하게
된 가구의 가구원을 모두 원표본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임시적으로 원표본
가구에 거주하게 된 사람의 일부도 원표본으로 간주하고 추적조사를 함으로써

장기 고정패널에 의한 표본마모를 일부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웨이브의
응답자에 대해 표본마모 현황은 <표 3-3>과 같다. 1차 웨이브 응답자 중 2차
웨이브 부적격자는 1.4%였으며, 적격자 중 응답을 한 경우가 2차에서 87.7%, 
10차에서는 70.4%였다. 또한 항목무응답의 경우에는 핫덱(Hot-Deck)과 
회귀대체방법 이용하여 무응답 대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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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BHPS 1차 웨이브 응답자의 응답률

% ineligible
% of eligible

responding

% of eligible

responding at 

all waves

Wave on wave 

response 

rate(interviewed 

all waves up to 

previous)

Wave 2 1.4 87.7 87.7 87.7

Wave 3 2.9 81.5 79.1 90.3

Wave 4 4.3 79.9 74.8 94.9

Wave 5 5.6 76.8 70.6 94.8

Wave 6 6.9 77.3 68.7 97.6

Wave 7 8.4 76.0 66.7 97.6

Wave 8 9.5 74.1 64.7 97.4

Wave 9 10.5 72.1 62.4 97.0

Wave 10 12.0 70.4 60.0 96.7

Wave 11 12.8 68.4 59.3 96.1

Wave 12 13.7 66.6 57.1 96.5

Wave 13 14.8 64.9 55.1 96.8

2) 순환(연동)패널 : 미국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1) 조사개요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는 개인과 가구의 소득,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IPP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1984년 처음으로 조사가 시작한 이래로 1996년에는
종단면 추정값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였다. 1996년 설계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표본의 수를 약 37,000가구로 증가시키고, 32개월
(8차 웨이브)의 중복(overlapping) 패널 대신 4년(12차 웨이브)의 단일 패널로
변경하였으며, CAI(Computer-Assisted Interviewing)를 도입하고, 빈곤층
밀집지역에서 가구를 과대표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약 4만 가구이며, 조사
주기는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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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사원의 업무 부담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전체 표본을

1/4씩 랜덤하게 선정해 4개의 연동그룹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매월 한 개의

연동그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매조사마다 질문하는 핵심

(core)파트와 조사의 빈도와 주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특정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이 가능한 주제별 모듈(topical module)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파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노동력 참여, 프로그램 참여, 이전소득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받은 비화폐성 혜택을 포함한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자산 소유권, 사적의료보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모듈에서는 자산과 부채, 학교 입학, 결혼, 
출산, 이주, 장애 및 직업 기록 등을 조사한다.

(2) 표본설계

1996년 표본설계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면 SIPP의 표본설계는 2단계 집락
추출방법으로 1단계에서는 PSU인 지역을 선정한다. 총 322개의 PSU 중에
112개는 자기대표성이 있는(SR : Self-Representing) PSU이고, 자기대표성이
없는(NSR : Non-SR) PSU가 210개이다. SR PSU는 모두 선정되며, NSR 
PSU는 4개의 센서스 지역(S/NE/MW/W)과 15개의 층화 변수에 의해 105개
층으로 구분되고, 각 층에서 1990년 센서스의 주택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2개씩 
추출된다. 이때 선형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1980년 센서스와 1990년 센서
스로부터 선정된 PSU가 최대한 중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 표본설

계에서는 이전 설계에 비해서 PSU 수가 증가(1985-1991 : 230개, 
1992-1993 : 284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PSU간 분산은 줄어들고 추정값의
분산추정에 대한 자유도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주소로 집락을 구성하고 SSU인 주소 집락을 선정하였다. 만약 
집락 내 예상된 거처보다 많은 거처가 있을 때에는 집락 내에서 부표집

(sub-sampling)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소로 집락을 구성하기 위해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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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추출틀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는 Unit 추출틀(the address 
enumeration districts frame)로 건축허가가 발급되고 최소한 96%의 주소가

완전한 지역에 있는 센서스 조사구 내에서 거처 주소가 있는 추출틀이며, 하
나의 거처가 집락이 된다. 두 번째는 Area 추출틀(area EDs frame)인데, 
Unit 추출틀의 나머지 센서스조사구들로부터 건축허가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4%이상의 주소가 누락된 지역의 주소 추출틀이다. 대부분 시골지역이 해당되며, 
4개 거처가 예상되도록 집락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Group Quarters 추출틀
(special places frame)은 기숙사나 호텔, 보호시설과 같이 센서스에서 주택으

로 카운트되지 않은 거처의 주소 추출틀로서 하나의 거처에 상당하는 집락으

로 구성되었다. 네 번째는 New Construction 추출틀로 지난 센서스 이래로

건축허가가 발급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추출틀이며, 4개 거처 또는 8개 거

처가 한 집락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Coverage Improvement 
추출틀로 센서스에서는 누락되었지만 사후조사에서 발견된 거처의 주소(0.1%) 
추출틀로서 집락은 구성되지 않는 추출틀이다.

SIPP는 저소득 가구의 표본크기를 증가시켜 빈곤 추정값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과대표집을 실시하였다. 센서스 정보를 이용하여

각 PSU내의 거처를 빈곤층과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각 PSU에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을 1.6배 높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패널의 형태는 연동패널로 하나의 패널을 4년 동안 유지하다가 4년이 지나면
일시에 표본을 교체하는 단일 패널로 설계되어 있다. 이 단일 패널에서 표본을
1/4씩 랜덤하게 추출하여 동일한 크기가 되도록 4개의 연동그룹을 구성하였다. 
각 연동그룹은 4개월마다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고, 매월 하나의 연동그룹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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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패널 : 스페인 SHF(Survey of Household Finances)

(1) 조사개요

스페인 은행에서는 스페인 경제의 금융 계정의 집계 데이터를 보완하고, 
스페인 가구의 투자 및 자금 조달 결정과 이들의 금융 포지션을 만드는 연구를
위해 SHF를 실시하고 있다. SHF로 인하여 수행되는 연구들은 스페인 경제의

더 나은 이해와 공공 정책을 적절히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이탈리아 은행의 SHIW를 기초로 하여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조사
주기는 3년으로 2005년에 2차, 2008년에 3차 웨이브가 진행되었다. 표본크기는
약 7천 가구로 CAPI방법에 의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에 소요되는 시간은 중앙값이 55분이고 전체 응답자의 약 95%가 2시간
미만에 조사를 완료한다. 조사되는 내용으로는 인구통계, 실물자산 및 그와

관련된 채무, 기타부채, 금융자산, 연금 및 보험, 고용시장 상황과 근로소득, 
직전연도의 비근로소득, 결제수단, 소비와 저축 등이 있다.

(2) 표본설계

SHF의 표집틀 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먼저 주소에 의해 정의된 가구단위의
도시등록부(Municipal Register)를 국세청으로 이송한다. 그 다음 국세청에서

재산과 소득세금환급액에 기초한 정보인 다음의 세 변수를 각 주소마다 추가

하여 표집틀을 구축한다. 첫 번째 변수는 가구 총 과세재산을 기준으로 구성

된 재산층(wealth strata)이다. 두 번째 변수는 소득세는 있으나 재산세는

없는 가구에 대하여 가구가 속해있는 전국 소득분포의 사분위수이며, 세 번째

변수는 1인당 가구소득이다. 이와 같은 소득관련 변수로 정렬을 한 다음 계통
추출(systematic sampling)을 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각 웨이브마다

실제로 설계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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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F 표본설계의 특징은 부유층에 대한 과대표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은 인구에 있어서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가구 재산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보인다. 인구에 대한 대표성 확보뿐만 아니라 재산의

총계를 내기 위하여 과대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페인 은행은 국세청과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재산세 정보를 기초로 과대표집을 실시하였다. 
<표 3-4>에는 2002년과 2005년 과대표집 비율이 나와 있는데, 2005년 상위
1%의 부유층의 경우 랜덤추출에 비해 약 9배정도 과대표집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SHF의 과대표집 비율

Net worth 

decile group

EFF 2002 EFF 2005

Number of 

observation

Oversampling 

rate

Number of 

observation

Oversampling 

rate

Bottom 50% 1,878 0.73 2,234 0.75

50% to 90% 1,944 0.94 2,036 0.85

90% to 95% 429 1.67 481 1.61

95% to 99% 524 2.55 675 2.83

Top 1% 368 7.16 536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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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조사로의 전환 가능성 검토

1. 패널조사 전환 필요성 및 최적 패널설계 방법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를 패널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내용을 추적조사할 수

있다면, 정착기간에 따른 실태파악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보다 더 필요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조사는 탈북민 생활·심리상담을 담당하는 재단 소속의 전문상담사가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조사대상과 일정수준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사원 외 보호경찰관, 복지기관 및 주변 북한이탈주민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최대한 추적하는 등 표본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패널 유지 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패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 가지 패널설계방법 중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패널설계방법에 따른 특성의 차이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방형 고정패널설계나 분할패널설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형 고정패널설계의 경우는 매년 표본설계를 하지 않고 패널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때 표본을 보완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표본의 특성이 상실되어 남한정착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할패널설계를 할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횡단적 비교연구와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표본설계를

새로 하여야 하고 두 종류의 패널(고정/변경)로 구성되어 패널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설계 자체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중 어떤 패널설계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패널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조사

답례품 수준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으며, 표본설계 및 패널분석이 가능

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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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관리방안

패널조사는 매 주기에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적 조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응답 거부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 동일한 응답자가 계속해서 조사에 응답하여야만
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이 있으므로 응답자가 계속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패널
유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패널 유지 활동은 지속적인 패널 관리를 통해 조사협조를 유지하는 방법과

매 조사에서 응답 거부 시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 유지활동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정한 속성을 가진 응답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유지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협조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패널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긍심, 사회활동의
하나로 가치있는 일이라는 위안 등의 정서적 보상을 한다.
둘째, 패널 응답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지속적인 조사참여를 유인하고, 
조사 후 경품행사를 통해 조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생일 및 기념일에 카드 보내기
- 주기적인 메일 보내기
- 이사 시에 연락처를 보낸 응답자에 대해 선물하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응답자와 면접원 간 신뢰관계 유지로서 동일 면접원이
조사하기 등

다음으로 패널 응답 거절에 대한 설득 방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심 패널의 경우, 조사안내 팸플릿, 
협조 공문 등을 제시하고 조사주체와 조사목적,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

하도록 한다.



- 43 -

둘째, 조사 참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는 패널의 경우,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통계법 제33조를 설명하고 조사 진행 후 비밀보장 각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조사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패널에게는 물질적

보상과 동시에 패널조사 결과자료를 공유하는 등 정보 제공과 정서적 보상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 패널에 대해서는 면접원 교체, 시기
조정 등 적극적으로 맞춤식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현행 조사방법을 유지하면서 심층면접 방법을 병행하는 방안 검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실태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횡단조사만으로도 통계작성목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남한정착형태 변화 양상이나 이탈주민 정책 효과성 확인 등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현재 조사방법처럼 매해 표본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횡단적 분석을 실시하되 일정 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추가

실시하는 질적방법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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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표본설계 개선 방안

제 1 절 표본설계 개선안의 특징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표본설계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표본배분 원칙과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2) 최신의 모집단 분석 결과와 2020년 조사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표본배정을 위한 층화변수 등을 찾고, 표본배분을 하는데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멱등배분 등을 검토하고,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3) 가중치 부여 과정을 포함해서 모수추정식과 추정식의 오차계산 공식을

제시한다.

제 2 절 층화

본 연구에서는 이전 조사(2015년~2021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층화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주요관심사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상태 양상이

구분되어지는 지역(2개 층), 성별(2개 층), 연령(5개 층), 남한거주기간(2개 층)의
4개 변수를 층화변수로 구성하여 총 40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층을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층을 구성하였으며, 남한거주기간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층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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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화기준에 따른 응답 특성 분석 결과 연령이 15~19세인 경우 모집단

크기가 크지 않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 협조도가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20대 이하 연령층으로 합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와 통계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층화기준과 공표수준(KOSIS)의 범주가 달라 층별 가중치

적용 시 세분화 된 공표수준별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층화기준에서는
남한거주기간을 5년미만/5년이상으로, 공표수준에서는 3년미만/3~5년미만
/5~10년미만/10년이상으로 범주화하고 있으며, 거주지역도 층화기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공표수준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비수도권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수준을 층화기준에 맞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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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1. 표본크기 결정

2020년 5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모집단 크기(29,400명)에 비해 
표본크기(3,000명)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정 층의 경우 모집단에

비해 표본이 과도하게 할당되어 과거 조사부터 연속적으로 표본으로 선정되거나

대체표본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표본크기를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계획할 때에는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추정값의 오차의

한계를 미리 정해주는데, 이것을 목표오차(목표정도, target precision)라고 한다. 
목표오차는 절대적인 값으로 정해줄 수도 있고, 상대적인 값으로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표본수를 구한 다음 가용 조사인력, 예산, 
조사 소요 시간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본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추정값에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표준오차를 기준으로 표본크기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 조사의 주요 관심 조사항목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별 응답자 수이므로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다음의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고, 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통계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허용오차이다. 층의 모비율  , 그리고 과 는 조사모집단 자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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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표본크기가 2,000명일 때, 목표 상대표준오차는

2.1%이며, 2,500명일 때 1.9%, 3,000명일 때 1.7%이다.

2. 표본배분방법 검토

1) 비례배분

각 층별로 모집단의 구성비만큼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으로서 표본 층의

구성비를 모집단층의 구성비에 맞추어 주는 방법으로 모집단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가 거의 없을 경우 활용되는 배분방법이다. 비례배분의 장점으로는
추정량의 식이 자체가중추정량식으로 변환되어 추정식이 간단해지며, 단순임의
추출에 비해 분산이 작다.

  



2) 제곱근( ) 비례배분

비례배분은 층의 크기가 상이한 경우, 층의 크기가 큰 층에 지나치게 많은

표본을 배분하여 층의 크기가 작은 층의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은 이와 같은 비례배분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제곱근비례배분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조사에서

전체 추정치에 대한 정도보다는 각 층별로 추정치에 대한 정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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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만배분

네이만배분은 층의 크기와 층내 변동을 함께 고려한 배분방법으로 층의

크기가 크고 층내 변동이 큰 층에 표본을 많이 배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네이만 표본배분 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모비율 를 모르면 표본비율 을 이용한다.

4) 멱등배분

멱등배분은 네이만배분식에 멱수를 주어 최적배분의 형식을 취하면서, 
층의 크기와 표준편차의 곱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함으로서 특정 층에

지나치게 많은 표본이 배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멱등배분은
네이만배분의 장점과 비례배분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최근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배분방법이다. 값에 따라 다양한 배분이 가능하기에 최적의

값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강제배분을 최소화하는

값을 최적값으로 선택한다. 층별 멱등배분 식은 다음과 같다.

  ×


 


 


   ≤ 

3. 표본배분

1) 표본크기가 3,000명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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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례배분
3,0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비례배분을 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4.8~69.2%로
나타났다.

<표 4-1> 층별 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3,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비례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5 44.0

2 5년 이상 200 20 21.2
3

20대
5년 미만 242 24 19.4

4 5년 이상 739 74 10.9
5

30대
5년 미만 165 17 22.8

6 5년 이상 1,151 116 8.7
7

40대
5년 미만 110 11 29.0

8 5년 이상 913 92 9.8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14 25.0

10 5년 이상 1,242 125 8.4
11

여

10대
5년 미만 73 7 34.3

12 5년 이상 182 18 22.4
13

20대
5년 미만 722 72 11.1

14 5년 이상 1,077 108 9.1
15

30대
5년 미만 944 95 9.6

16 5년 이상 2,697 271 5.7
17

40대
5년 미만 674 68 11.4

18 5년 이상 3,572 359 5.0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58 12.3

20 5년 이상 3,892 391 4.8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2 58.0

22 5년 이상 77 8 32.1
23

20대
5년 미만 54 5 40.1

24 5년 이상 284 28 17.6
25

30대
5년 미만 49 5 39.8

26 5년 이상 434 43 14.3
27

40대
5년 미만 41 4 44.1

28 5년 이상 415 42 14.4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5 40.1

30 5년 이상 781 78 10.6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 69.2

32 5년 이상 81 8 34.4
33

20대
5년 미만 176 18 22.4

34 5년 이상 378 38 15.3
35

30대
5년 미만 399 40 14.9

36 5년 이상 1,475 148 7.7
37

40대
5년 미만 369 37 15.5

38 5년 이상 2,421 243 6.0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32 16.7

40 5년 이상 2,675 269 5.7
총합계 29,880 3,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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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곱근비례배분
3,0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제곱근비례배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6.9~15.4%로 나타났다.
<표 4-2> 층별 제곱근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3,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제곱근비례

배분(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24 15.1

2 5년 이상 200 47 12.7
3

20대
5년 미만 242 52 12.2

4 5년 이상 739 90 9.8
5

30대
5년 미만 165 43 13.0

6 5년 이상 1,151 112 8.82
7

40대
5년 미만 110 35 13.9

8 5년 이상 913 100 9.4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39 13.5

10 5년 이상 1,242 117 8.7
11

여

10대
5년 미만 73 28 14.5

12 5년 이상 182 45 12.8
13

20대
5년 미만 722 89 9.8

14 5년 이상 1,077 109 9.0
15

30대
5년 미만 944 102 9.2

16 5년 이상 2,697 172 7.3
17

40대
5년 미만 674 86 10.0

18 5년 이상 3,572 198 6.9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79 10.4

20 5년 이상 3,892 207 6.9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3 12.7

22 5년 이상 77 29 14.4
23

20대
5년 미만 54 24 14.8

24 5년 이상 284 56 11.8
25

30대
5년 미만 49 23 14.8

26 5년 이상 434 69 10.9
27

40대
5년 미만 41 21 15.4

28 5년 이상 415 68 11.0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25 14.4

30 5년 이상 781 93 9.7
31

여

10대
5년 미만 25 17 14.2

32 5년 이상 81 30 14.5
33

20대
5년 미만 176 44 13.0

34 5년 이상 378 64 11.3
35

30대
5년 미만 399 66 11.1

36 5년 이상 1,475 127 8.4
37

40대
5년 미만 369 64 11.3

38 5년 이상 2,421 163 7.5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59 11.6

40 5년 이상 2,675 171 7.3
총합계 29,880 3,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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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만배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중요도가 높은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네이만배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4.9~ 59.4%로 나타났다.
<표 4-3> 층별 네이만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3,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네이만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5 44.0

2 5년 이상 200 12 27.1
3

20대
5년 미만 242 26 18.2

4 5년 이상 739 73 11.0
5

30대
5년 미만 165 17 22.4

6 5년 이상 1,151 86 10.2
7

40대
5년 미만 110 10 29.1

8 5년 이상 913 101 9.3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14 24.6

10 5년 이상 1,242 127 8.3
11

여

10대
5년 미만 73 8 31.9

12 5년 이상 182 19 21.2
13

20대
5년 미만 722 71 11.1

14 5년 이상 1,077 95 9.7
15

30대
5년 미만 944 98 9.4

16 5년 이상 2,697 275 5.7
17

40대
5년 미만 674 67 11.4

18 5년 이상 3,572 369 4.9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50 13.3

20 5년 이상 3,892 376 4.9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2 57.5

22 5년 이상 77 5 40.7
23

20대
5년 미만 54 6 36.4

24 5년 이상 284 31 16.6
25

30대
5년 미만 49 6 36.2

26 5년 이상 434 45 13.9
27

40대
5년 미만 41 4 44.0

28 5년 이상 415 41 14.6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5 40.1

30 5년 이상 781 84 10.2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 59.4

32 5년 이상 81 9 30.2
33

20대
5년 미만 176 19 21.1

34 5년 이상 378 36 15.6
35

30대
5년 미만 399 43 14.2

36 5년 이상 1,475 155 7.5
37

40대
5년 미만 369 36 15.6

38 5년 이상 2,421 264 5.8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32 16.5

40 5년 이상 2,675 276 5.6
총합계 29,880 3,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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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멱등배분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멱등배분을 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 4-4> 층별 멱등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3,000)

층 
번
호

층화변수
모집단
(명)

p=0.3 p=0.4 p=0.5

지역
성
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
기간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1

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52 41 7.2 32 10.8 25 14.1

2 5년 이상 200 52 11.7 44 13.1 37 14.6
3

20대
5년 미만 242 65 10.5 60 11.0 54 11.8

4 5년 이상 739 89 9.8 90 9.7 89 9.8
5

30대
5년 미만 165 57 10.5 50 11.6 43 12.9

6 5년 이상 1,151 93 9.8 96 9.7 97 9.6
7

40대
5년 미만 110 49 10.4 41 12.1 34 14.0

8 5년 이상 913 98 9.4 102 9.2 106 9.0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54 10.4 46 11.8 39 13.3

10 5년 이상 1,242 105 9.2 112 8.9 118 8.7
11

여

10대
5년 미만 73 46 8.8 38 11.0 30 13.7

12 5년 이상 182 59 10.5 52 11.5 45 12.7
13

20대
5년 미만 722 88 9.9 89 9.8 89 9.8

14 5년 이상 1,077 96 9.6 100 9.4 102 9.3
15

30대
5년 미만 944 97 9.5 101 9.3 104 9.1

16 5년 이상 2,697 132 8.4 152 7.8 174 7.3
17

40대
5년 미만 674 87 9.9 87 9.9 86 9.9

18 5년 이상 3,572 144 8.1 172 7.4 202 6.8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79 10.3 77 10.5 74 10.7

20 5년 이상 3,892 145 8.1 173 7.4 204 6.7
21

비수
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6 . 16 . 14 8.0

22 5년 이상 77 39 11.0 30 13.9 23 17.0
23

20대
5년 미만 54 41 7.4 32 11.0 25 14.3

24 5년 이상 284 69 10.3 64 10.8 59 11.4
25

30대
5년 미만 49 42 5.5 33 9.6 25 13.6

26 5년 이상 434 77 10.2 74 10.4 71 10.7
27

40대
5년 미만 41 37 4.7 28 10.2 21 14.7

28 5년 이상 415 75 10.3 72 10.6 68 10.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39 8.4 30 12.0 22 16.1

30 5년 이상 781 93 9.6 95 9.5 96 9.4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5 . 22 6.6 15 15.5

32 5년 이상 81 47 9.2 39 11.3 31 13.8
33

20대
5년 미만 176 60 10.3 53 11.3 46 12.5

34 5년 이상 378 72 10.5 68 10.8 63 11.3
35

30대
5년 미만 399 76 10.2 73 10.4 69 10.8

36 5년 이상 1,475 111 9.0 121 8.6 131 8.2
37

40대
5년 미만 369 72 10.4 68 10.8 63 11.3

38 5년 이상 2,421 131 8.4 150 7.8 171 7.3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70 10.4 65 10.9 60 11.5

40 5년 이상 2,675 132 8.4 153 7.8 175 7.2
총합계 29,880 3,000 1.7 3,000 1.7 3,0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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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4.7~11.7%로 나타났고, p=0.4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6.6~13.9%로 나타났으며, p=0.5일 때, 각 층별 허용
오차 분포는 6.7~17.0%로 나타났다.

(5) 배분방법 비교 결과

비례배분의 경우 표본크기가 너무 작은 층들이 있어 허용오차가 매우 큰

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층별 통계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곱근비례배분은 층별 허용오차의 차이가 매우 컸던 비례배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한 네이만

배분은 표본크기가 너무 작은 층들이 나타났다. 멱등배분은 p=0.3인 경우

특정 층에 표본이 적게 배분되는 이러한 네이만배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표본배분 방법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곱근비례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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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공표수준별 표본크기(3,000) 및 허용오차(제곱근비례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774 2.2 

비수도권 10,523 1,226 2.7 

성  별
남성 7,157 1,080 2.8 

여성 22,723 1,920 2.2 

연 령 그 룹

10대 706 233 5.3 

20대 3,672 528 4.0 

30대 7,314 714 3.5 

40대 8,515 735 3.5 

50대 이상 9,673 790 3.4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933 3.0 

5년 이상 24,686 2,067 2.1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1~5.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6> 공표수준별 표본크기(3,000) 및 허용오차(멱등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676 2.3

비수도권 10,523 1,324 2.5

성  별
남성 7,157 1,231 2.6

여성 22,723 1,769 2.3

연 령 그 룹

10대 706 325 4.0

20대 3,672 580 3.8

30대 7,314 685 3.6

40대 8,515 693 3.6

50대 이상 9,673 717 3.6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1,141 2.6

5년 이상 24,686 1,859 2.2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2~4.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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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을 비교해 본 결과, 10대 연령층의
706명의 모집단 크기에 대하여 제곱근비례배분에서는 233명,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서는 325명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멱등배분이 제곱근비례배분에

비해 너무 많은 표본이 배분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협조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제곱근비례

배분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모집단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응답률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2) 표본크기가 2,500명 일 때

(1) 비례배분

2,5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비례배분을 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때 허용오차는 모집단과 표본크기를

고려한 단순임의표본추출 가정 하에 산출되었다.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5.3~7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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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층별 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5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비례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4 51.0

2 5년 이상 200 17 23.0
3

20대
5년 미만 242 20 21.4

4 5년 이상 739 62 12.0
5

30대
5년 미만 165 14 25.8

6 5년 이상 1,151 96 9.7
7

40대
5년 미만 110 9 32.6

8 5년 이상 913 76 10.9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12 27.0

10 5년 이상 1,242 104 9.3
11

여

10대
5년 미만 73 6 38.0

12 5년 이상 182 15 24.1
13

20대
5년 미만 722 60 12.2

14 5년 이상 1,077 90 10.0
15

30대
5년 미만 944 79 10.6

16 5년 이상 2,697 226 6.3
17

40대
5년 미만 674 56 12.7

18 5년 이상 3,572 299 5.5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48 13.6

20 5년 이상 3,892 326 5.3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 77.0

22 5년 이상 77 6 37.2
23

20대
5년 미만 54 5 40.1

24 5년 이상 284 24 19.2
25

30대
5년 미만 49 4 44.5

26 5년 이상 434 36 15.7
27

40대
5년 미만 41 3 60.6

28 5년 이상 415 35 15.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5 40.1

30 5년 이상 781 65 11.8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 69.2

32 5년 이상 81 7 37.2
33

20대
5년 미만 176 15 24.9

34 5년 이상 378 32 16.8
35

30대
5년 미만 399 33 16.6

36 5년 이상 1,475 123 8.5
37

40대
5년 미만 369 31 17.1

38 5년 이상 2,421 203 6.7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27 18.4

40 5년 이상 2,675 224 6.3
총합계 29,880 2,5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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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곱근비례배분

2,5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제곱근비례배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7.4~17.7%로 나타났다.
<표 4-8> 층별 제곱근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5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제곱근비례

배분(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20 17.7

2 5년 이상 200 39 14.2
3

20대
5년 미만 242 43 13.7

4 5년 이상 739 75 10.8
5

30대
5년 미만 165 35 14.8

6 5년 이상 1,151 94 9.8
7

40대
5년 미만 110 29 15.9

8 5년 이상 913 84 10.3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32 15.3

10 5년 이상 1,242 97 9.6
11

여

10대
5년 미만 73 24 16.4

12 5년 이상 182 37 14.5
13

20대
5년 미만 722 74 10.9

14 5년 이상 1,077 91 9.9
15

30대
5년 미만 944 85 10.1

16 5년 이상 2,697 143 8.1
17

40대
5년 미만 674 72 11.0

18 5년 이상 3,572 165 7.6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66 11.5

20 5년 이상 3,892 172 7.4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1 15.7

22 5년 이상 77 24 16.6
23

20대
5년 미만 54 20 17.3

24 5년 이상 284 47 13.2
25

30대
5년 미만 49 19 17.4

26 5년 이상 434 58 12.1
27

40대
5년 미만 41 18 17.5

28 5년 이상 415 56 12.3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21 16.7

30 5년 이상 781 77 10.7
31

여

10대
5년 미만 25 14 17.2

32 5년 이상 81 25 16.7
33

20대
5년 미만 176 37 14.5

34 5년 이상 378 54 12.5
35

30대
5년 미만 399 55 12.4

36 5년 이상 1,475 106 9.2
37

40대
5년 미만 369 53 12.6

38 5년 이상 2,421 136 8.2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49 13.0

40 5년 이상 2,675 143 8.1

총합계 29,880 2,5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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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만배분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네이만배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5.4~59.4%로 나타났다.
<표 4-9> 층별 네이만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5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네이만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5 44.0

2 5년 이상 200 10 29.7
3

20대
5년 미만 242 22 19.9

4 5년 이상 739 61 12.1
5

30대
5년 미만 165 14 24.8

6 5년 이상 1,151 71 11.3
7

40대
5년 미만 110 9 30.7

8 5년 이상 913 84 10.3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12 26.7

10 5년 이상 1,242 106 9.2
11

여

10대
5년 미만 73 7 34.3

12 5년 이상 182 15 24.1
13

20대
5년 미만 722 59 12.3

14 5년 이상 1,077 79 10.7
15

30대
5년 미만 944 81 10.5

16 5년 이상 2,697 229 6.3
17

40대
5년 미만 674 56 12.6

18 5년 이상 3,572 307 5.4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41 14.8

20 5년 이상 3,892 314 5.4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2 57.5

22 5년 이상 77 4 45.3
23

20대
5년 미만 54 5 40.0

24 5년 이상 284 26 18.3
25

30대
5년 미만 49 5 39.8

26 5년 이상 434 38 15.2
27

40대
5년 미만 41 3 50.6

28 5년 이상 415 34 16.1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4 44.7

30 5년 이상 781 70 11.3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 59.4

32 5년 이상 81 7 34.4
33

20대
5년 미만 176 16 23.2

34 5년 이상 378 30 17.2
35

30대
5년 미만 399 36 15.6

36 5년 이상 1,475 129 8.3
37

40대
5년 미만 369 30 17.2

38 5년 이상 2,421 220 6.4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27 18.1

40 5년 이상 2,675 230 6.2
총합계 29,880 2,5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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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멱등배분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멱등배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층별 멱등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500)

층 
번
호

층화변수
모집단
(명)

p=0.3 p=0.4 p=0.5

지역
성
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
기간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1

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52 34 10.4 27 13.1 20 17.1

2 5년 이상 200 43 13.3 37 14.6 31 16.2
3

20대
5년 미만 242 54 11.8 50 12.4 45 13.2

4 5년 이상 739 73 11.0 75 10.8 75 10.8
5

30대
5년 미만 165 47 12.1 41 13.3 36 14.5

6 5년 이상 1,151 77 10.9 80 10.7 81 10.6
7

40대
5년 미만 110 41 12.1 34 14.0 28 16.0

8 5년 이상 913 81 10.5 85 10.2 88 10.0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45 12.0 39 13.3 33 14.9
10 5년 이상 1,242 87 10.2 94 9.8 99 9.5
11

여

10대
5년 미만 73 38 11.0 31 13.3 25 15.8

12 5년 이상 182 49 12.0 43 13.1 38 14.2
13

20대
5년 미만 722 73 11.0 74 10.9 74 10.9

14 5년 이상 1,077 80 10.6 83 10.4 85 10.3
15

30대
5년 미만 944 80 10.6 84 10.3 87 10.1

16 5년 이상 2,697 109 9.2 127 8.6 145 8.0
17

40대
5년 미만 674 72 11.0 72 11.0 72 11.0

18 5년 이상 3,572 120 8.9 143 8.1 168 7.5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65 11.5 64 11.6 62 11.8
20 5년 이상 3,892 120 8.9 144 8.1 170 7.4
21

비수

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6 . 16 . 12 1.3

22 5년 이상 77 33 12.9 25 16.0 19 19.4
23

20대
5년 미만 54 35 9.7 27 13.2 20 17.2

24 5년 이상 284 58 11.5 54 12.1 49 12.8
25

30대
5년 미만 49 36 8.3 27 12.5 21 16.0

26 5년 이상 434 65 11.3 62 11.6 59 11.9
27

40대
5년 미만 41 32 7.9 23 13.4 18 17.1

28 5년 이상 415 63 11.4 60 11.8 56 12.3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33 10.7 25 14.4 19 18.0
30 5년 이상 781 77 10.7 79 10.5 80 10.5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5 . 18 11.7 12 19.8

32 5년 이상 81 40 11.0 32 13.4 26 15.8
33

20대
5년 미만 176 49 11.9 44 12.8 38 14.1

34 5년 이상 378 60 11.7 57 12.0 53 12.6
35

30대
5년 미만 399 63 11.4 60 11.7 57 12.1

36 5년 이상 1,475 92 10.0 101 9.5 109 9.1
37

40대
5년 미만 369 59 11.8 56 12.1 52 12.7

38 5년 이상 2,421 108 9.3 125 8.6 142 8.1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58 11.7 54 12.2 50 12.8
40 5년 이상 2,675 110 9.2 128 8.5 146 8.0

총합계 29,880 2,500 1.9 2,500 1.9 2,5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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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7.9~13.3%로 나타났고, p=0.4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8.1~16.0%로 나타났으며, p=0.5일 때, 각 층별 허용
오차 분포는 1.3~19.8%로 나타났다.

(5) 배분방법 비교 결과

네 가지 표본배분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곱근비례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1> 공표수준별 표본크기(2,500) 및 허용오차(제곱근비례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477 2.5 

비수도권 10,523 1,023 2.9 

성  별
남성 7,157 899 3.1 

여성 22,723 1601 2.4 

연 령 그 룹

10대 706 194 6.1 

20대 3,672 441 4.4 

30대 7,314 595 3.9 

40대 8,515 613 3.9 

50대 이상 9,673 657 3.7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777 3.3 

5년 이상 24,686 1,723 2.3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3~6.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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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공표수준별 표본크기(2,500) 및 허용오차(멱등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388 2.6

비수도권 10,523 1,112 2.8

성  별
남성 7,157 1,030 2.9

여성 22,723 1,470 2.5

연 령 그 룹

10대 706 278 4.6

20대 3,672 482 4.2

30대 7,314 569 4.0

40대 8,515 576 4.0

50대 이상 9,673 595 3.9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955 2.9

5년 이상 24,686 1,545 2.4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4~4.6%로 나타났다. 
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을 비교해 본 결과, 10대 연령층의

706명의 모집단 크기에 대하여 제곱근비례배분에서는 194명,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서는 278명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멱등배분이 제곱근비례배분에

비해 너무 많은 표본이 배분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협조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제곱근비례

배분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표본크기가 2,000명 일 때 표본배분

(1) 비례배분

2,0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비례배분을 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이때 허용오차는 모집단과 표본크기를

고려한 단순임의표본추출 가정 하에 산출되었다.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5.9~7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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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층별 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비례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3 61.0

2 5년 이상 200 14 25.6
3

20대
5년 미만 242 16 24.3

4 5년 이상 739 49 13.7
5

30대
5년 미만 165 11 29.0

6 5년 이상 1,151 77 10.9
7

40대
5년 미만 110 7 35.0

8 5년 이상 913 61 12.2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9 32.0

10 5년 이상 1,242 83 10.5
11

여

10대
5년 미만 73 5 45.1

12 5년 이상 182 12 28.0
13

20대
5년 미만 722 48 13.8

14 5년 이상 1,077 72 11.3
15

30대
5년 미만 944 63 12.1

16 5년 이상 2,697 181 7.1
17

40대
5년 미만 674 45 14.2

18 5년 이상 3,572 239 6.2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39 15.4

20 5년 이상 3,892 261 5.9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 77.0

22 5년 이상 77 5 40.7
23

20대
5년 미만 54 4 44.7

24 5년 이상 284 19 21.7
25

30대
5년 미만 49 3 51.0

26 5년 이상 434 29 17.6
27

40대
5년 미만 41 3 60.6

28 5년 이상 415 28 17.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4 44.8

30 5년 이상 781 52 13.3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 69.2

32 5년 이상 81 5 45.3
33

20대
5년 미만 176 12 28.2

34 5년 이상 378 25 19.3
35

30대
5년 미만 399 27 18.5

36 5년 이상 1,475 99 9.6
37

40대
5년 미만 369 25 19.3

38 5년 이상 2,421 162 7.5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21 21.1

40 5년 이상 2,675 179 7.1
총합계 29,880 2,000 2.1

(2) 제곱근비례배분

2,000명의 표본을 총 40개 층에 대해 제곱근비례배분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8.3~23.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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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층별 제곱근비례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제곱근비례

배분(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16 21.0

2 5년 이상 200 31 16.2
3

20대
5년 미만 242 34 15.7

4 5년 이상 739 60 12.3
5

30대
5년 미만 165 28 17.2

6 5년 이상 1,151 75 11.1
7

40대
5년 미만 110 23 18.5

8 5년 이상 913 67 11.6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26 17.3

10 5년 이상 1,242 78 10.8
11

여

10대
5년 미만 73 19 19.2

12 5년 이상 182 30 16.5
13

20대
5년 미만 722 59 12.4

14 5년 이상 1,077 73 11.2
15

30대
5년 미만 944 68 11.6

16 5년 이상 2,697 115 9.1
17

40대
5년 미만 674 57 12.6

18 5년 이상 3,572 132 8.6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53 13.0

20 5년 이상 3,892 138 8.3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9 19.1

22 5년 이상 77 19 19.4
23

20대
5년 미만 54 16 20.4

24 5년 이상 284 37 15.1
25

30대
5년 미만 49 16 19.9

26 5년 이상 434 46 13.8
27

40대
5년 미만 41 14 21.2

28 5년 이상 415 45 13.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16 21.3

30 5년 이상 781 62 12.1
31

여

10대
5년 미만 25 11 23.2

32 5년 이상 81 20 19.5
33

20대
5년 미만 176 29 16.9

34 5년 이상 378 43 14.3
35

30대
5년 미만 399 44 14.1

36 5년 이상 1,475 85 10.4
37

40대
5년 미만 369 43 14.2

38 5년 이상 2,421 109 9.3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40 14.7

40 5년 이상 2,675 114 9.0
총합계 29,880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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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만배분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네이만배분 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6.0~78.7%로 나타났다.
<표 4-15> 층별 네이만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000)

층 번호
층화변수

모집단(명)
네이만배분

(명)

허용오차
(%)지역 성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기간 

1

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52 4 51.0

2 5년 이상 200 8 33.2
3

20대
5년 미만 242 18 22.1

4 5년 이상 739 48 13.8
5

30대
5년 미만 165 11 28.2

6 5년 이상 1,151 57 12.7
7

40대
5년 미만 110 7 34.9

8 5년 이상 913 67 11.6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9 31.0

10 5년 이상 1,242 85 10.3
11

여

10대
5년 미만 73 6 37.1

12 5년 이상 182 12 27.0
13

20대
5년 미만 722 48 13.7

14 5년 이상 1,077 63 12.1
15

30대
5년 미만 944 65 11.8

16 5년 이상 2,697 183 7.1
17

40대
5년 미만 674 45 14.2

18 5년 이상 3,572 246 6.1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33 16.6

20 5년 이상 3,892 251 6.0
21

비수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 77.0

22 5년 이상 77 3 51.7
23

20대
5년 미만 54 4 44.7

24 5년 이상 284 21 20.5
25

30대
5년 미만 49 4 44.5

26 5년 이상 434 30 17.3
27

40대
5년 미만 41 3 50.6

28 5년 이상 415 28 17.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3 51.2

30 5년 이상 781 56 12.7
31

여

10대
5년 미만 25 1 78.7

32 5년 이상 81 6 37.2
33

20대
5년 미만 176 13 25.9

34 5년 이상 378 24 19.4
35

30대
5년 미만 399 28 17.9

36 5년 이상 1,475 103 9.4
37

40대
5년 미만 369 24 19.3

38 5년 이상 2,421 176 7.2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22 20.1

40 5년 이상 2,675 184 7.4
총합계 29,880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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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멱등배분
층별 남한생활만족도 표본비율을 이용하여 멱등배분을 한 결과, 각 층별

모집단 크기 및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 4-16> 층별 멱등배분에 따른 허용오차(표본크기=2,000)

층 
번
호

층화변수
모집단
(명)

p=0.3 p=0.4 p=0.5

지역
성
별

연령 
그룹

남한거주
기간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멱등배
분(명)

허용오
차(%)

1

수도

권

남

10대
5년 미만 52 27 13.1 21 16.5 16 20.2

2 5년 이상 200 35 15.1 29 16.8 25 18.3
3

20대
5년 미만 242 43 13.6 40 14.2 36 15.1

4 5년 이상 739 59 12.3 60 12.2 60 12.2
5

30대
5년 미만 165 38 14.0 33 15.3 29 16.5

6 5년 이상 1,151 62 12.2 64 12.0 65 11.9
7

40대
5년 미만 110 33 14.3 27 16.8 23 18.1

8 5년 이상 913 65 11.8 68 11.5 71 11.2
9 50대 

이상

5년 미만 137 36 14.0 31 15.5 26 17.3
10 5년 이상 1,242 70 11.5 75 11.1 79 10.8
11

여

10대
5년 미만 73 31 13.3 25 15.8 20 18.6

12 5년 이상 182 39 13.9 35 14.9 30 16.4
13

20대
5년 미만 722 58 12.4 59 12.3 59 12.3

14 5년 이상 1,077 64 12.0 67 11.7 68 11.6
15

30대
5년 미만 944 64 11.9 67 11.6 69 11.4

16 5년 이상 2,697 88 10.4 102 9.6 116 9.0
17

40대
5년 미만 674 57 12.5 58 12.4 57 12.5

18 5년 이상 3,572 96 10.0 114 9.1 135 8.4
19 50대 

이상

5년 미만 573 52 13.0 51 13.2 49 13.5
20 5년 이상 3,892 96 10.0 115 9.1 136 8.3
21

비수

도권

남

10대
5년 미만 16 16 . 14 8.0 10 17.9

22 5년 이상 77 26 15.6 20 18.7 15 22.5
23

20대
5년 미만 54 27 13.2 21 16.6 16 20.3

24 5년 이상 284 46 13.3 43 13.8 39 14.6
25

30대
5년 미만 49 28 12.0 22 15.4 17 19.0

26 5년 이상 434 51 13.0 50 13.1 47 13.6
27

40대
5년 미만 41 25 12.1 19 16.0 14 20.9

28 5년 이상 415 50 13.1 48 13.4 45 13.9
29 50대 

이상

5년 미만 55 26 13.9 20 17.3 15 21.3
30 5년 이상 781 61 12.1 63 11.9 64 11.8
31

여

10대
5년 미만 25 20 9.3 14 16.9 10 23.3

32 5년 이상 81 31 13.8 26 15.8 21 18.3
33

20대
5년 미만 176 40 11.0 35 12.5 31 13.8

34 5년 이상 378 48 12.1 45 12.6 42 13.2
35

30대
5년 미만 399 50 13.0 48 13.3 46 13.6

36 5년 이상 1,475 74 10.4 81 9.8 87 9.4
37

40대
5년 미만 369 48 13.3 45 13.8 42 14.3

38 5년 이상 2,421 86 10.5 100 9.7 114 9.0
39 50대 

이상

5년 미만 318 46 13.4 43 14.0 40 14.5
40 5년 이상 2,675 88 10.4 102 9.6 116 9.0

총합계 29,880 2,000 2.1 2,000 2.1 2,0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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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9.3~15.6%로 나타났고, p=0.4일 때, 
각 층별 허용오차 분포는 8.0~18.7%로 나타났으며, p=0.5일 때, 각 층별 허용
오차 분포는 8.3~23.3%로 나타났다.

(5) 배분방법 비교 결과

네 가지 표본배분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이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곱근비례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공표수준별 표본크기(2,000) 및 허용오차(제곱근비례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182 2.8 

비수도권 10,523 818 3.3 

성  별
남성 7,157 718 3.5 

여성 22,723 1,282 2.7 

연 령 그 룹

10대 706 155 7.0 

20대 3,672 351 5.0 

30대 7,314 477 4.4 

40대 8,515 490 4.3 

50대 이상 9,673 527 4.2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621 3.7 

5년 이상 24,686 1,379 2.6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6~7.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 의한 공표수준별 표본크기 및 허용오차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 67 -

<표 4-18> 공표수준별 표본크기(2,000) 및 허용오차(멱등배분)

공표수준 모집단(명) 표본크기(명) 허용오차(%)

거 주 지 역
수도권 19,357 1,113 2.9

비수도권 10,523 887 3.2

성  별
남성 7,157 824 3.3

여성 22,723 1,176 2.8

연 령 그 룹

10대 706 225 5.4

20대 3,672 385 4.8

30대 7,314 455 4.5

40대 8,515 460 4.5

50대 이상 9,673 475 4.4

남 한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194 765 3.3

5년 이상 24,686 1,235 2.8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분포는 2.8~5.4%로 나타났다. 
제곱근비례배분과 p=0.3인 경우 멱등배분을 비교해 본 결과, 10대 연령층의

706명의 모집단 크기에 대하여 제곱근비례배분에서는 155명, p=0.3인 경우

멱등배분에서는 225명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멱등배분이 제곱근비례배분에

비해 너무 많은 표본이 배분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응답협조도가 낮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조사에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제곱근비례

배분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 최적 표본크기 및 배분방법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현행 표본크기 3,000명을 유지할 경우 허용오차

는 1.7%이고 2,500명으로 줄일 경우 1.9%로 나타나, 허용오차 측면과 조사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표본크기를 2,500명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본배분방법으로는 공표수준별 허용오차가 2.3~6.1%이면서 10대
연령층의 특성을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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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본추출 및 대체

표본추출은 특성별로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할당하고, 주어진 40개의
층으로부터 지역(17개 시도)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실제 조사를 수행했을 때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속성(거주지역,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 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추출과정에서 사전에 원표본과 대체표본을

추출한 후, 원표본 → 1차 대체표본 → 2차 대체표본 → 3차 대체표본 등의

순으로 정해진 대체 순서에 따라 대체한다. 조사원의 임의적인 표본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지침에 따라 표본을 대체하고 이전 차수에서 조사 
불가사항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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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가중치 작성 및 모수 추정

기존 표본설계에서는 표본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모수추정에서는 총합 추정량과 분산추정량을 제시하고 평균과 비율

추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3단계로 이루어지는 가중치

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평균, 비율, 총합 추정량과
그 분산추정량 그리고 상대표준오차도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가중치 조정방법

일반적으로 조사단위에 대해 가중의 절차는 (1) 추출가중치 또는 설계가중치
(2) 무응답조정가중치 (3) 사후층화가중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 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설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값이다.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적절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할 때 단위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의 역수로 설계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포함확률은 기지(known)의
값이다.

2) 무응답조정가중치

무응답조정가중치의 중요한 역할은 조사로부터 발생한 무응답으로 인한 
무응답 편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무응답 편향은 무응답자들이 응답자들과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며, 모집단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로 추정치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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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조정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근원에 따라

‘표본에 기초한 무응답조정 방법’과 ‘외부정보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방법’이
있다. 표본에 기초한 무응답 조정방법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표본으로 한정

되며,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고, 무응답 단위들의 설계가중치를 
표본응답자들에게 배정하여 응답단위들에 대해 조정된 가중치의 합이 전체

표본단위들에 대한 설계가중치의 합이 된다. 외부정보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

방법은 표본에 기초한 무응답조정가중치를 계산한 후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raking, 또는 calibration 등의 방법으로 이 가중치를 조정한다.

3) 사후층화 가중치

사후층화조정은 표본추출틀의 불완전으로 인한 포괄성의 차이, 표본의
불균형 또는 비대표성, 무응답에 의한 차이 등을 조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즉, 표본응답자들의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서 가중된 표본

분포가 기지의 모집단분포와 같아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후층화조정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추정치의 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둘째, 추정분산을 줄이기 위해 층화와 비추정을 사용할 수 있고, 
셋째, 부차모집단간의 포괄성과 무응답에 따른 추정치의 편향을 감소시키며, 
넷째, 모집단의 다양한 그룹에 대해 추정치의 일치성을 보장한다.

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가중치 산정

일반적으로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계산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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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표본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사후층화에 대한 조정

등의 세 가지 요인을 통합하여 산정된다.
이번 표본설계에서는 특성별 평균 및 비율에 대한 추정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추정량과 추정량의 표준오차공식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각종 통계치는 사후층화 조정을 통해서 얻어진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으로 추정량의 분산 계산이 복잡하다. 최근에는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복합표본조사 분석용 통계소프트웨어는
SAS 9.4판 이상, SUDAAN, WestVarPC, Stata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실태
조사 자료에 대한 고급분석을 위해서는 복합표본조사 분석용 통계소프트

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각 응답자에 부여되는 가중치 산출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 1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가중치를 계산

한다. 지역(2개 층), 성별(2개 층), 연령(5개 층), 남한거주기간(2개 층)을
층화변수로 사용하여 총 40개의 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각 층에 부여되는

설계가중치는 각 층에 속한 모집단 응답자 수와 표본 응답자의 비율로 표현

할 수 있다.
층에 속한 표본응답자의 기본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기본가중치 : 
  



여기서 는 층의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수이고, 는 층의 북한이탈주민

표본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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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계산한다.

무응답 조정 가중치 : 
  



여기서 는 층에서 응답한 응답자 수이다.
3단계에서는 사후층화에 의한 최종가중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사후층화에 의한 최종가중치 :   
 ×

 ×

  

여기서 는 층의 북한이탈주민 최신 모집단 총수이며, 는 층의 가중합이다.

3.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모수 추정

1) 평균 추정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모수 추정에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의 특성치에 대한 추정 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하고 만약 단순총계를 사용하면 추정치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모집단 특성치의 추정에 사용될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   : 층의 수
      ⋯   : 층 내의 표본 수
 : 층의 번째 응답자에 대한 최종가중치

 : 층의 번째 응답자로부터 얻은 변수값

 : 추출률



- 73 -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의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에 대한 평균 추정량 의 상대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다.

 


× (%)

2) 총계 추정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총계 추정량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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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총계 추정량 의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총계 추정량 의 상대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다.

   


× 

3) 비율 추정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비율 추정량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특정한 속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비율 추정량 의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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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주요변수 대한 비율 추정량 의 상대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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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조사표 개선

제 1 절 조사방식 및 조사항목 검토

1. 조사방식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 대한 조사표 설계는 대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를

통해 개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크게 기본사항(3문항), 
정착실태(55문항), 사회통합(57문항)으로 총 1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조사내용 및 분량 측면에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이 매우 큰 조사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항목을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에 대해 매해 조사하기보다 조사

영역을 조사시기에 따라 나누어 로테이션하며 조사하는 등 현재의 조사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정착실태와 같이 주요한 통계는 매년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영역별로 격년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조사항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조사항목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정착실태 관련 문항은 55개 문항으로
입국 전 사항(4문항), 생활안정(10문항), 직업교육훈련(4문항), 일에 관한

사항(26문항), 구직에 관한 사항(4문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5문항),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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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입국 전 사항

(4개)

1. 탈북동기

2. 탈북시기

3. 북한에서의 직업

4. 제3국에서의 직업

생활안정

(10개)

1. 현재 거주 주택

2. 남한 생활 만족도

3. 남한 생활 만족 이유

4. 남한 생활 불만족 이유

5.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6.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7.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8.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9. 자식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10.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직업교육훈련

(4개)

1.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분야

3.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부

4. (직업교육훈련 수료한 경우)동일분야 근무 여부

일에 관한 사항

(26개)

1.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

였는지 여부

3.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는지 여부

4. 지난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는지 여부

5. 평소 1주일간 총 근무 시간

6. 평소 1주일간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7. 지난주 실제 총 근무 시간

8. 지난주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9.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 원하였는지 여부

10.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여부

11. 지난 4주간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찾아 

본 적이 있었는지 여부

12.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사업체 유형

13.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

14.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본인 업무 유형

15.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 근무 시작 년월

16.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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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 정하였는지 여부 및 고

용계약기간

18. 지난 3개월간 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19. 지난주 사회보험 가입여부

20.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경로

21.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기간

22. 현재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23. 현재 사업 처음 시작시 사업자금 규모

24. 현재 사업 처음 시작하기까지 준비기간

25. 현재 사업 시작 동기

26. 현재 사업 시작시 가장 어려웠던 점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1. 지난 4주간 구직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구직 경로

4. 구직 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1. 지난주 직장(일)을 원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지난 4주 내 비구직 이유

4. 지난 2년간 구직 여부

5. 지난주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2개)

1. 과거 취업 여부

2.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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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사회통합 관련 문항은 57개 문항으로

노동(7문항), 사회활동(8문항), 복지(6문항), 보건 및 건강(11문항), 교육
(6문항), 가족(11문항), 사회적 관계망(4문항), 가구 경제상태(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부문 조사항목

노동

(7개)

1. 직업 선택 고려 요인

2. 일하고 싶은 직장 및 업종

3.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3-1. 여성 취업 시기에 관한 견해

4.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5. 일과 가정생활 우선순위

6. 실직·전직에 대한 불안함

7. 근로여건 평가

사회활동

(8개)

1. 주로 하는 여가활동(주중/주말)

2. 여가활동 같이 하는 사람(주중/주말)

3. 여가활동 만족도

3-1.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4. 희망하는 여가활동

5. 사회단체 참여 여부

5-1. 참여한 사회단체 유형

6.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 가입 여부

6-1.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 참여 정도

7. 자원봉사 참여 여부 

7-1.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유형

8.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복지

(6개)

1. 생활여건 만족도

2.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3. 노후 준비 여부

3-1. 노후 준비 방법

3-2. 준비하지 않는 이유

4.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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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6. (만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

6-1. 구체적 방법

보건 및 건강

(11개)

1. 평소 건강상태

2. 건강관리 실천 여부

3. 흡연 여부

3-1. 흡연 정도

4. 음주 여부

5-1. 음주 빈도

5. 의료기관 이용 여부

5-1.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6.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6-1. 의료기관 서비스 불만족 이유

7. 질병 및 사고 경험 여부

8. 치료 및 약 복용 경험 여부

8-1. 치료 및 약 복용 일수

9.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9-1.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이유

10. 스트레스 정도

11. 자살 충동 경험 

11-1. 자살 충동 이유

교육

(6개)

1. 대학 휴학･중퇴 경험

2. 대학 휴학･중퇴 이유

3. 희망 교육 수준

3-1.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4. 학생 자녀 유무

4-1. 자녀 거주 지역

5. 자녀 기대 교육 수준

5-1. 자녀의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6. 자녀 교육비 부담 정도

6-1. 가장 부담되는 항목

가족

(11개)

1. 가구주와 관계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수, 만 65세 이상･만 15세 이상･
취업자 가구원 수

3. 배우자 유무

3-1. 배우자 출신 지역

3-2. 배우자 거주 지역

4. 함께 사는 가족

5. 부모 노후 부양에 대한 견해

5-1. 가족 중 부모 부양해야 하는 구성원

6. 결혼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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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문지에 포함된 조사항목들이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의 한계와

낮은 활용성 문제가 통계 이용자들에게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이미 조사내용이 다른 조사에 비해 많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조사목적 및 이용자들의 요구와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검토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경우 정착실태와 관련한 내용(생활안정, 입국 전

사항, 직업교육훈련,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사회통합과 관련한 내용(노동, 
사회활동, 복지, 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 사회적 관계망, 가구 경제상태)을
조사하고 있어, 조사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 조사문항이 지나치게 길 경우

후반부로 갈수록 응답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들이 집중하여

응답할 수 있는 시간에 조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는

등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7. 이혼에 대한 견해

8. 재혼에 대한 견해

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0. 가사분담 실태

11.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4개)

1. 인간관계 만족도

2.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인원

3.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4. 차별･무시당한 경험

4-1. 차별･무시당한 이유

가구 경제상태

(4개)

1.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2. 가구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3. 가구 소득 금액

4.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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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항목 개선안

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조사항목 개선안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정착실태 관련 문항 55개 중 일에

관한 사항(26문항)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5개의 문항(현재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현재 사업 처음 시작시 사업자금 규모, 현재 사업 처음 시작
하기까지 준비기간, 현재 사업 시작 동기, 현재 사업 시작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매년 조사하는 것 보다는 필요시 부가조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2022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부터는 정착실태 관련 문항이

50개 문항으로 입국 전 사항(4문항), 생활안정(10문항), 직업교육훈련(4문항), 
일에 관한 사항(21문항), 구직에 관한 사항(4문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문항),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2개)으로 구성하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5-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조사항목 개선안

조사부문 조사항목

입국 전 사항

(4개)

1. 탈북동기

2. 탈북시기

3. 북한에서의 직업

4. 제3국에서의 직업

생활안정

(10개)

1. 현재 거주 주택

2. 남한 생활 만족도

3. 남한 생활 만족 이유

4. 남한 생활 불만족 이유

5.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6.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7.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

8.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9. 자식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

10.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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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4개)

1.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

2. 직업교육훈련 경험 분야

3. 직업교육훈련 수료 여부

4. (직업교육훈련 수료한 경우)동일분야 근무 여부

일에 관한 사항

(21개)

1.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하

였는지 여부

3.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이 있었는지 여부

4. 지난주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였는지 여부

5. 평소 1주일간 총 근무 시간

6. 평소 1주일간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7. 지난주 실제 총 근무 시간

8. 지난주 36시간 미만 근무 이유

9.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하기 원하였는지 여부

10. 지난주 더 많은 시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지 여부

11. 지난 4주간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이나 다른 일을 찾아 

본 적이 있었는지 여부

12.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사업체 유형

13.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직원 수

14.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본인 업무 유형

15.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 근무 시작 년월

16.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

17. 지난주 주된 일을 한 직장(사업체)와 고용계약기간 정하였는지 여부 및 고

용계약기간

18. 지난 3개월간 세금공제 전 월평균 임금

19. 지난주 사회보험 가입여부

20.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경로

21. 지난주 일을 한 직장(사업체) 구직 기간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1. 지난 4주간 구직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구직 경로

4. 구직 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1. 지난주 직장(일)을 원하였는지 여부

2. 지난주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시작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지난 4주 내 비구직 이유

4. 지난 2년간 구직 여부

5. 지난주 활동상태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2개)

1. 과거 취업 여부

2. 이전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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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재단 소속 전문상담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조사가 일반 조사원이 아닌

전문상담사들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 북한이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묻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고, 연구진은 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실태조사 조사항목 개선안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사회통합 관련 문항은 57개*로 매년 
정착실태(50 문항)와 함께 조사할 경우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7문항), 사회활동(8문항), 복지(6문항), 보건 및 건강(11문항), 교육(6문항), 가족(11문항), 사회적

관계망(4문항), 가구 경제상태(4문항)

이에 2022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부터는 사회통합조사 Ⅰ과 Ⅱ로 구분
하여 격년제로 조사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사회통합조사 Ⅰ과 Ⅱ로 
분류하는 기준은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유사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사회조사는 짝수 연도에는 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부문을, 홀수
연도에는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부문을 조사하고 있으

므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도 짝수 연도에는 보건 및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사회통합조사 Ⅰ을 실시하고, 홀수 연도에는 노동, 사회활동, 복지 등에 대한

사회통합조사 Ⅱ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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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Ⅰ 조사항목 개선안

사회통합조사 Ⅰ는 28개 문항이며, 보건 및 건강(11문항), 교육(6문항), 
가족(11문항)으로 구성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표 5-5>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Ⅰ 조사항목 개선안

조사부문 조사항목

보건 및 건강

(11개)

1. 평소 건강상태

2. 건강관리 실천 여부

3. 흡연 여부

3-1. 흡연 정도

4. 음주 여부

4-1. 음주 빈도

5. 의료기관 이용 여부

5-1.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6.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6-1. 의료기관 서비스 불만족 이유

7. 질병 및 사고 경험 여부

8. 치료 및 약 복용 경험 여부

8-1. 치료 및 약 복용 일수

9.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경험 여부 

9-1. 의료 서비스 받지 못한 이유

10. 스트레스 정도

11. 자살 충동 경험 

11-1. 자살 충동 이유

교육

(6개)

1. 대학 휴학･중퇴 경험

2. 대학 휴학･중퇴 이유

3. 희망 교육 수준

3-1.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4. 학생 자녀 유무

4-1. 자녀 거주 지역

5. 자녀 기대 교육 수준

5-1. 자녀의 대학 이상 교육 기대 목적

6. 자녀 교육비 부담 정도

6-1. 가장 부담되는 항목

가족

(11개)

1. 가구주와 관계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수, 만 65세 이상･만 15세 이상･취업자 가구원 수

3. 배우자 유무

3-1. 배우자 출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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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Ⅱ 조사항목 개선안

사회통합조사 Ⅱ은 29개 문항이며, 노동(7문항), 사회활동(8문항), 복지(6문항), 
사회적 관계망(4문항), 가구경제상태(4문항)로 구성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안한다.

<표 5-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Ⅱ 조사항목 개선안

3-2. 배우자 거주 지역

4. 함께 사는 가족

5. 부모 노후 부양에 대한 견해

5-1. 가족 중 부모 부양해야 하는 구성원

6. 결혼에 대한 견해

7. 이혼에 대한 견해

8. 재혼에 대한 견해

9.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10. 가사분담 실태

11. 가족관계 만족도

조사부문 조사항목

노동

(7개)

1. 직업 선택 고려 요인

2. 일하고 싶은 직장 및 업종

3.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3-1. 여성 취업 시기에 관한 견해

4.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5. 일과 가정생활 우선순위

6. 실직·전직에 대한 불안함

7. 근로여건 평가

사회활동

(8개)

1. 주로 하는 여가활동(주중/주말)

2. 여가활동 같이 하는 사람(주중/주말)

3. 여가활동 만족도

3-1.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4. 희망하는 여가활동

5. 사회단체 참여 여부

5-1. 참여한 사회단체 유형

6.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 가입 여부

6-1. 북한이탈주민 운영 단체 참여 정도

7. 자원봉사 참여 여부 

7-1.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유형

8.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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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통합조사 Ⅱ의 문항 5의 문구 수정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사회통합조사, 노동) 5번 문항(일과 가정생활 우선

순위)의 선택문항에서 ‘① 일을 우선시함’과 ‘② 일을 우선시하는 편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①번 선택 문항을 ‘① 일을 매우 우선시함’
으로 수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⑤번 선택 문항을 ‘⑤ 가정을 매우 우선시함’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5. 귀하는 현재 직장 일과 가정생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① 일을 매우 우선시함 ② 일을 우선시하는 편임

③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함 ④ 가정생활을 우선시하는 편임

⑤ 가정생활을 매우 우선시함

복지

(6개)

1. 생활여건 만족도

2.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3. 노후 준비 여부

3-1. 노후 준비 방법

3-2. 준비하지 않는 이유

4.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5.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6. (만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

6-1. 구체적 방법

사회적 관계망

(4개)

1. 인간관계 만족도

2. 상황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및 인원

3.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4. 차별･무시당한 경험

4-1. 차별･무시당한 이유

가구 경제상태

(4개)

1.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액

2. 가구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3. 가구 소득 금액

4. 가구 자산 및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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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술형 항목 분석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대부분 선택형(폐쇄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응답자들에게 응답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항목무응답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선택형으로만 구성된 조사항목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라는 서술형 항목이 있지만,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들로 하여금 위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파악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항목의 개발이나 정책에 연계할

수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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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정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성 목적에 맞는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해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
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및 표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패널조사로의 전환 
검토’, ‘표본설계 개선방안 마련’, ‘조사표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결과와 2020년 정기

통계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표본배분, 가중치 작성

및 모수추정, 패널관리방안 등)과 조사항목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북한이탈
주민실태조사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 조사되는 표본의 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고정패널이나 분할패널설계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패널조사로 전환시
필요한 패널 이탈 방지를 위한 패널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일부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명부인 최신의 표본

추출틀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역(2개 층), 성별
(2개 층), 연령(5개 층), 남한거주기간(2개 층)을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여 조사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및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2,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 효과적인 표본배분방법으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확한 통계산출을 위해서는 표본설계에 따라 설계가중치와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 조정을 위한 무응답조정가중치 등을 적용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모수추정식과 상대표준오차식을
제시하는 한편 현재 층화기준과 공표수준의 범위가 달라 세분화된 공표수준별 
추정이 불가능하므로, 공표수준을 층화기준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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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사항목 수가 너무 많아 모든 항목을 표본으로 선정된 응답자들에

대해 매해 조사하기보다 조사영역을 나누어 정착실태와 같은 주요한 분야는

매년 생산하고, 사회통합과 관련된 조사항목은 사회통합조사 Ⅰ(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과 Ⅱ(노동, 사회활동, 복지, 사회적 관계망, 가구 경제상태)로 영역을
구분하여 짝수년에는 사회통합조사 Ⅰ을, 홀수년에는 사회통합조사 Ⅱ를 조사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를 패널화 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현재 조사방법을 유지하면서 표본설계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표수준별 허용오차 및 조사환경을 고려했을 때

표본크기를 2,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심층면접방안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통계이용자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조사항목의 개선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조사항목 중 서술형 항목에 대해서는 상담원들의 교육을 강화하여
심층적인 응답을 이끌어내고 기록하고 관리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현재의 조사내용이 갖는 한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에도 조사내용이 많아 기존의 조사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광범위
하게 조사되고 있는 각 조사내용 및 항목의 활용도 및 중요도에 따라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학계 및 정책 수립 분야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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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사영역부터 중요도를 고려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응답빈도가 낮은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문항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 개선 작업은 북한

이탈주민실태조사의 현실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한 활용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관련 전문가의 내용 관련 정성적 검토 및 통계관련 전문가의 정량적
검토 등 여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항목들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가 생산된다면 보다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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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조사표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다음의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의거 철저하게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한 모든 
설문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조 사 대 상 15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담당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개발팀 장인숙 팀장 02-3215-5727 cool@nkrf.or.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개발팀 윤설아 주임 02-3215-5854 seola4021@nkrf.or.kr 
㈜ 현대리서치연구소 홍종호 이사 02-3218-9651 hong@hri4u.com
㈜ 현대리서치연구소 이희동 과장 02-3218-9630 lhd@hri4u.com

 ☞ 조사하신 전문상담사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련번호
(PID) 조사방법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기타(               )
조사장소   ① 하나센터 ② 응답자 자택 ③ 그 외 장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사
완료일자 2021년       월       일 조사

소요시간
시작 : ____시 ____분 
완료 : ____시 ____분

상담자 성명                          (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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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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