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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가 경제사회 상을 설명하는 요한 정보원이 된 이래,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는 주로 조사와 행정자

료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때로는 같은 시 에서 동일한 목 을 갖는 여러 개의 통계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로 같은 시 에서 조사되는 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들 수 있다. 수조사

는 국단 조사로 국, 시도, 시군구  이하의 소지역까지 통계가 작성될 수 있다. 표
본조사는 일반 으로 은 표본수를 이용하여 수조사보다는 넓은 지역이나 역에서 

통계를 작성한다. 다른 로 같은 시 에서 두 개의 표본조사를 들 수 있다. 이들 두 조

사는 반 인 조사목 과 활용도는 다를 수 있지만, 특정 항목 는 변수들은 같은 내

용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게 같은 시 에서 두 개 이상의 통계가 작성될 경우 동

일한 모수에 해 통계가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한 모집단에 한 서로 다른 조사에서 얻어지는 두 통계량을 일치시키는 것은 

공식통계에서는 매우 요한 작업이다. 미국에서는 1940년 에 이미 이런 작업들을 거

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유지해 왔다. 공식통계를 작성하는 통계기 에서는 이 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조사의 통계량을 일치시키기 해 가 치 

작업을 해야 하는 요한 명분을 3가지만 나열해 보자. 첫째, 하나의 모수에 하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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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이 부여됨으로써 통계의 일 성을 확보하고 통계작성기 의 신뢰성을 높인다. 즉, 
서로 다른 통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통계작성기 의 신뢰

성을 히 떨어뜨릴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통계 가 치 작업은 다른 측정치에서의 분

산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가 치 작업을 잘 수행하면 상 표 오차, CV값이 낮

아진다. 마지막으로, 두 통계가 국 단 에서 일치되지 않은 채 공표작업을 할 경우, 무
응답 등에 의해 나 에 그 불일치도가 더 커지게 되어 통계 반 으로 문제를 일으킬 

험이 있다.
통계청은 2008년 10월 시 에서 우리나라 고용통계와 련한 두 개의 통계를 발표하

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2008년 10월 처음으로 실시된 지역별 고용조

사(이하 고용조사)가 그것이다. 두 조사는 모두 우리나라 인구의 실업, 취업 등의 경제활

동상황을 조사한다는 에서는 동일한 목 을 갖는다. 반면에 본 연구내용과 련하여 

두 조사의 차이 은 공표단 에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과 시도 단 를 기본으

로, 고용조사는 시군 단 를 기본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두 조사간 불일치는 여기서 발

생한다. 고용조사가 시군 단  통계작성이 목 이지만 시도와 국 추정치도 자연스럽

게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값들은 경활조사의 국 는 시도 단  통계치와 달라, 
동일 모집단에 해 두 개의 통계가 존재하게 된 셈이다.

결국, 통계청은 2008년 10월 시 에서 우리나라 국(시도 단 )취업자, 실업자수에 

해 서로 다른 두 개의 통계를 발표하 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이며 나아가서는 통계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험이 크다. 일반 으로 동일 모집단

을 상으로 하는 두 통계치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
에 본 연구는 두 통계를 일치시키는 통계  방법을 찾는 데 그 목 을 둔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하나는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의 통합추정을 

한 가장 좋은 추정법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요

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재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의 국과 시도 단 에서 통

계 불일치 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 단 와 시도 단 에서 두 조사의 통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활조사와 고용조사는 거의 동일한 항목을 조사한다. 그 지

만 고용조사는 표본이 큰(약 17만 가구) 신 비표본 오차가 크다. 반면에 경활조사는 

표본은 고용조사에 비해 작지만(약 3만 2천 가구) 비표본 오차가 작다. 경활조사의 표본

오차는 국과 시도 단 에서는 작지만, 시군 단 를 통계를 내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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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다. 따라서 표본수가 많은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시군 단  통계를 내되, 비표본 

오차 측면에서 보다 안정 이라 할 수 있는 경활조사의 측치를 반 하여 고용조사의 

비표본 오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보정작업을 통해 두 조사의 국과 시도 

단 의 통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1) 통합추정 방법론 검토 연구 : 두 조사를 통합 추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하고, 각 방

법들의 특성  장단 을 설명한다. 각 방법들의 이론  특성에 비추어 우리가 사용하고

자 하는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을 일차 으로 검토한다. 이때 이론  강 과 실용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2) 반복비례가 방법 용 연구 :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의 편차를 보정하기 해 반

복비례가 방법을 연구한다. 1차원 기  주변분포와 2차원 기 의 결합분포를 이용한 

반복비례가 법을 각각 용한다. 편차조정에 합한 보정변수를 찾고 최종 으로 5개

의 보정변수를 이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에 을 두어 서술한다. 첫 번째 목표는 다양한 방법

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선행연구 논문들을 통해 비교․정리한다.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많은 부분을 반복비례가 법 연구에 할애하 다. 이는 실용성 측

면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가장 부합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단에 따른 것

이다. , 이 방법이 일반 으로 용하기 쉽고 기본 일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 다. 
다른 방법들에 한 분석연구는 이후 과제로 넘긴다.         

3. 연구의 제한과 기대효과 

본 연구는 많은 연구에서 그 듯이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밝히는 이유는 본 연구가 최 의 통합 추정방법을 찾는 연구인만큼 연구진행 과정에

서 나타나는 방법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료분석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

기 함이다. 우선 다양한 보정변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가 치 조정의 경우 보조변수

의 선택은 매우 요하다. 좋은 보조정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조정의 효과는 다소 미

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합추정에 한 인식이 약한 것도 다양한 

이론  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동일 모집단에 한 두 통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용자의 혼

란을 없애고, 통계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식통계에서 

보다 넓고 깊게 고려되어야 할 가 치 작업에 한 연구라는 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4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있다. , 고용조사의 가 치 조정은 국 는 시도 단 에서 일치된 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제2절 Calibration을 위한 가중치 작업 

1. 개념 

표본조사에서 사용되는 부분의 추정량은 표본 측치의 가 합으로 종종 표 된

다. 이 게 측치의 일차 가 합으로 추정량을 구 하는 방법은 하나의 가 치가 여러 

개의 항목에 공통 으로 쓰이게 됨으로써 다목  조사(multi-purpose survey)의 추론에 편

리하다. 를 들면, 총수입과 같은 항목은 여러 가지 세부 수입 항목들의 합으로 표 된

다. 이 게 세부 수입 항목치에 한 통계치 합이 총수입 항목의 통계치와 같아져서 일

성 있는 통계치로 구 되기 해서는 그 통계 추정을 일차 가 합으로 구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통계량의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이라고도 한다. 이는 

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특히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주요 국가 통

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 성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치 작업은 표본 추출을 통해서 얻어지는 표본에 하여 한 가 치를 부여해 

으로써 추정량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표본 조사에서의 필수

인 요소이다. 가 치 작업은 표본 추출 확률을 이용한 설계 가 치(design weight) 외에

도 외부 보조 변수와의 일치성을 해 조정해 주는 calibration, 단  무응답 자료의 처리

를 한 무응답 가 치 조정, 그리고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 치 이상값(outlier)을 

별하여 이를 처리하는 가 치 이상값 처리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설계 가 치 작성 → 무응답 가 치 조정 → Calibration → 가 치 이상값 처리 

설계 가 치는 일차 표본 포함 확률(first-order inclusion probability)의 역수를 사용하

여 계산되는데 이 설계 가 치를 사용한 추정량은 Horvitz-Thompson 추정량 (이하 HT 
추정량)이 된다. 무응답 가 치 조정은 응답 자료만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응답 

오차(nonresponse error)를 여주기 해서 가 치를 응답 확률을 추정하여 그 역수로 사

용한다. 무응답 가 치 조정에 하여는 Sarndal and Lundstrom(2004)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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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은 보조변수에 한 모집단 값을 알 때 그 보조변수의 모수( 를 들면 모평균)
에 해 일치하는 통계량을 구 하도록 최종 가 치를 결정하는 방법론이다. 즉, 보조변

수를   라고 하고 표본원소 집합을  , 모집단 원소 집합을   라고 하면  


∊ 
 

∈
                           (1) 

              
을 만족하도록 최종 가 치()를 결정해 다. 이러한 가 치를 사용하는 통계량 

  
∈
 은  가   ′ 의 선형 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Y의 총계 추정치가 

참값과 같아지는 (즉,  
∈
 가 성립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선형 계 

하에서는 오차가 없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형 계가 직  성립하지 않고   ′  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여기서  는 오차) 

이러한 모형이 y 에 한 설명력이 높을 경우에는 (1)을 만족하는 추정이 바람직할 것이

다. 즉, calibration 추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①) 특정 항목에 해 미리 알고 있는 참값을 추정에 반 함으로써 추정치간의 일치

를 이루고자 하는 통계 조정의 이유.
② 설명력이 높은 보조변수를 이용함으로써 추정치의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유

이러한 calibration 추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① 변수 선택: 어떠한 보조변수()를 사용할 것인가?
② 방법론 선택: 어떠한 calibration 방법론을 사용할 것인가? 
③ 평가: 이 게 얻어진 calibration 추정량의 효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변수 선택과 련하여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다. 하나는 정책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통계학  측면이다. 정책  측면이라 함은 통계학 외 인 이유로써 이 자료를 외

부에 발표하 을 때 기존의 다른 통계들과 일치하는가를 생각하여 그 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이를 가  반 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이러한 정책  측면은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다른 통계들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 때문

인데 만약 서로 다른 통계에서 나오는 다른 결과들을 아무런 조정 없이 발표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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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계청의 신뢰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통계학  측면으로는 어떠한 보조변수를 선택했을 때 추정량이 보다 정확해질 수 있

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심변수   를 잘 설명해주는 보조변수 x를 결정하는 문제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회귀분석에서의 변수 선택의 문제와 동일해진다. 실업률의 추

정에서는 심변수   가 실업 유무를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의 보조변수 선택문제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calibration 방법론으로는 raking ratio 방법이나 회귀 추정(regression weighting)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calibration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im and Park(2009)을 참고하기 바

란다. 우선 raking ratio 방법론은 보조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회귀 추정 방법은 보다 일반 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 치가 음수값을 취할 수 있다

는 단 이 있다. 회귀 추정 방법론에 하여서는 2.2 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raking ratio 방법은 2.3 에서 실제 자료 용과 함께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새롭게 제안

되는 exponential tilting 방법론은 calibration 방법 의 하나로 2.3 에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한 본 연구에서는 보조변수   의 모집단 총계  
∊
  를 알지 못하지만 다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추정량  을 알 경우 어떻게 이를 추정에 반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해  2.4 에서는 모집단 총계의 추정량 을 사용한 calibration 

방법론에 해 기존의 연구들을 소개한다. 2.6 에서는 고용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calibration 방법론에 해 다루기로 한다. 
 

2. 회귀 추정량 

심 변수를 라 하고 보조 변수를  라 하며 심 변수는 표본에서만 측 가능하

지만 보조 변수는 모집단 체에 하여 측 가능한 경우를 생각하자. 이 표본에서의 

설계 가 치를  라고 하면 설계 가 치를 이용한  총계 추정량  
∊ 
 은 이 

보조 변수의 참값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 모집단 총계

값은 표본 외에서 얻어지는 보조 정보로써   의 모집단 총계 추정에 이용될 수 있다. 회
귀 추정량은 calibration 추정량의 표 인 형태로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2)



제1장 두 통계자료를 이용한 통합 추정 방법 연구  7
제1장

이 때

 ∊ 
 ′

 
∊ 
  

으로 계산된다. 이 회귀 추정량은 최종 가 치를 

            ′        (3)

으로 사용하는 선형 통계량으로 구 될 수 있는데 여기서 

  ∈
 ′

 

으로 표 된다. 만약    가 성립하면    이고 따라서 최종 가 치는 설계 가

치와 같아지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   이고    이 모집단 참값과 떨어져 있는 정

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 식 (3)의 최종 가 치는 


∈
 ∈                        (4) 

을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모집단 크기인   을 알고 있다면 식 (4) 신에 


∈
 

 
이 만족되기를 원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회귀 추정량은 식 (2) 신에 

   

  ′                     (5)

을 사용하면 된다. 여기서 







∈


 




∈


이다. 



8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식 (2)나 식 (5)로 정의되는 회귀 추정량은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먼  회귀 추정량

은 calibration 조건인 식 (1)을 만족한다. 회귀 추정량은 bias가 있는 추정량이지만 이 bias
는 표본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 반면 회귀 추정량의 분

산은 략 으로 

   

으로 표 되는데 여기서    는   를 종속변수로 하고 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

서의 결정계수이다. 극단 인 경우 모든 원소에 해   ′ 의 선형 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의 총계 추정치가 참값과 같아지고 의 분산은 0이 될 것이다. 즉, 회귀 추

정량은 약간의 편향이 발생하지만   에 한 보조 변수 의 설명력이 좋으면 그 분산이 

작아지게 되므로 추정량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에    값이 0.5가 되는 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 회귀 추정량은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분산이 반으로 어든다. 

이는   를 사용하는 경우 표본수를 2배로 늘인 것과 동일한 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것

이다. 
회귀 추정량의 단 은 최종 가 치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식 (3)으로 표 된 최종 가 치는 의 선형함수로 표 된다. 이는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최종 가 치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작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 인 경우로는 가 치가 음수로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

치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회귀 추정량을 약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Exponential Tilting 추정량 

2.2 에서 살펴본 회귀 추정량의 최종 가 치는 식 (4)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 치 

에서 다음의 목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만약 의 식 (6)의 목 함수 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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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소화하는 calibration 추정량을 찾으면 

                  (7)

로 계산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은 식 (4)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산된다. 즉,

                     
∈



∈


 
 
∈
                      (8)

을 만족하도록 을 찾는다.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의 해는 항상 존재하고 그 해는 

Newton-Raphson 방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반복계산법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여기서 
   은 가 치 

  
  

 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의 총계 추

정량이고 
   

∈

     ′  이며  는  가 치 

를 이용하여 얻어

지는 의 평균추정량이다. 기치는 
  으로 하여 계산하고 

   값은 최종가 치

의 합이 N과 같아지도록 결정한다. 만약  가 성립하면  이고, 따라서 최종 가

치는 설계 가 치와 같아지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이고 이 모집단 참값과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식 (7)로 정의되는 exponential tilting (ET) calibration 추정량은 2.2 에서 다룬 회귀 추

정량과 거의 비슷한 통계  속성을 가진다. 즉, ET 추정량은 bias 가 있는 추정량이지만 

이 bias는 표본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 ET 추정량의 분

산은 략 으로 

   

으로 표 되는데 여기서    는   를 종속변수로 하고   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

에서의 결정계수이다. 
식 (7)로 표 되는  ET calibration 가 치는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고   값이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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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값을 취할수록 가 치의 값이 커지게 된다. 가 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해서는  신에 극단값을 갖지 않도록  값을 상한과 하한을 정한 후에 그 범  내에

서 값을 취하도록 변환한 값    을 구한 후 식 (7) 신에 

       (9)

으로 표 한 후 


∈



∈


 
 
∈


을 풀면 된다. 식 (9)로 표 되는 가 치는 가 bounded 되었기 때문에 가 치도 

bounded 되어서 지나치게 큰 값을 갖지 않게 된다. 
결론 으로 ET 추정량의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ET 추정량은 회귀 추정량처럼 calibration 성질을 만족하는 새로 제안되는 추정량이다. 
② ET 추정량은 회귀 추정량과 근사 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회귀 추정량처럼 

약간의 편향이 발생한다. 하지만 에 한 보조 변수 의 설명력이 좋으면 그 

분산이 작아지게 되므로 추정량의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③ ET 추정량의 가 치는 회귀 추정량의 가 치와는 달리 극단 인 값을 취하지 

않으므로 실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Composite Calibration 추정량

다음으로는 보조변수   의 모집단 평균을 모르지만 다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추정

량을 알 수 있을 경우 이를 추정에 어떻게 반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하여 다루고자 

한다. Zieschang(1990)은 미국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실시하는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의 가 치 작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CES에서

는 같은 모집단에 하여 두 개의 표본 집단을 독립 으로 추출하고 각각의 표본에 

다른 조사를 실시하 는데 하나는 가계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 고 다른 하나는 

면  조사를 실시하 다. 이처럼 같은 항목이 두 조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우 각각 다

른 표본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두 개의 다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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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을 잘 결합하여 일치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실 으로 매우 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하여 동일한 모집단에서 단순 임의 추출로 두 개의 독립 인 표본 

과 를 추출하 다고 하자. 한   에서는 항목   와   를 측하고   에서는 항

목   와   를 측한다고 하자. 이러한 경우   에서 얻어진 

  의 불편 추정량을   

이라하고   에서 얻어진 

  의 불편 추정량을   이라 하고 우리의 심 모수는   

의 모집단 평균이라고 하자. 이러한 경우 (2)의 회귀 추정량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에    을 사용하면 

            (10) 

의 형태로 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순 회귀 추정량은   에 하여 같은 추정량   
을 구 해 낸다는 일종의 calibration 성질을 지니는 장 이 있지만 통 인 회귀 추정량

과는 달리 식 (10)의 추정량의 분산이   의 단순 추정량   의 분산보다 더 작게 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Zieschang(1990)과 Renssen and Nieuwenbroek(1997)은 

을 control 로 사용하는 신 

              (11)

을 control로 사용하는 회귀 추정량을 제안하 다. 즉, 식 (11)을 사용한 회귀 추정량은 

           (12)

의 형태로 표 되며     인 경우에는 식 (12)의 회귀 추정량이 단순 추정량   와 동

일하게 되고     인 경우에는 식 (10)의 단순 회귀 추정량이 된다. 최  계수 는 식 

(12)의 분산을 최소화 하도록 결정하면 되는데 이 최 값은 두 표본이 독립인 경우 

  
                      (13)

                        
으로 표 된다. 즉, 식 (13)의 최  계수는 식 (12)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값이다. 이는 

식  (11)에서   의 모평균의 최  추정치를 calibration에 구 한 것과 동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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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의 추정량은 한 다음과 같이 표 된다. 

  
      (14)

즉, 식 (14)는 식 (10)의 단순 회귀 추정량과 단순 추정량 와의 가 평균인 일종의 

복합 추정량(composite estimator)의 형태가 된다. 이 복합 추정량은 의 추정에 해 

calibration을 유지하므로 최  계수 를 사용한 복합 추정량은 calibration을 유지하면서 

분산을 최소화 하는 추정량이 될 것이다. 여기서 는  을   방향으로 값을 보정해

주는 Shrinkage 계수로도 불릴 수 있다. 

두 조사를 이용한 calibration 최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Step 1) 두 조사를 통합하여   의 총계 ( 는 평균)에 한 최  추정량을 식 (11)과 

식 (13)을 이용하여 구 한다. 이를   라고 하자. 
(Step 2) 식 (4)의 calibration 식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
 ∈   (15)

(Step 3) 식 (15)의 calibration 식을 만족하는 calibration 추정량을 구 한다. 여기서 사

용되는 calibration 추정량은 2.2 에서 다룬 회귀 추정량을 사용하거나 2.3
에서 다룬 ET 추정량을 사용한다.  

이 게 해서 얻어지는 calibration 추정량의 분산은 

   ′

으로 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총계를 정확하게 알 때 얻어지는 calibration 추
정량의 분산이고 두 번째 항은   총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인 분산의 

증가값을 나타낸다. 

5. Projection 방법

 하나의 방법으로 projection 방법이 있다(Kim and Rao, 2009). 이 방법은 imputation 
방법과 비슷한 개념이다. 즉 두 조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조사1에서는 보조변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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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 조사2에서는 보조변수 와 심변수 를 모두 측한다고 하자. 이때 조사1의 

표본이 조사2의 표본보다 더 크다. 추정방법은 먼  조사2에서 보조변수 를 이용하여 

합성한 새로운 값을 구한다. 새롭게 구한 값과 조사1의 표본가 치를 곱해서 의 

측값을 구한다. 이 측치 값을 조사1의 값으로 체한다.
즉, 고용조사 자료에서 를 측하고 가 측되지 않을 경우, 한 모형을 이용

하여 을 측하고, 이 측치를 고용조사의 값으로 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projection 추정량의 효율은 를 측하는 모형이 얼마나 좋은가에 달려있다.  
고용조사의 경우, 먼  모형선택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보조변수를 찾는다. 보조 변

수가 지역*성별*연령이 선택되었다고 하자. 이 보조변수로 cell을 먼  나  후 경활조

사에는  ( : 경활조사의 실업자)가 취하는 3가지 값들의 분포를 cell별로 구하고 (이를 

  라고 하자) 고용조사에서는   ( : 고용조사의 실업자)가 취하는 세 가지 값들

의 분포를 구한 후 (이를    라고 하자) 그 분포 값들의 비(ratio)를    로 

구한다. 그 후 고용조사의 각   값에 비를 곱하여   의 측치를 구 할 수 있고 이러

한 측치를 사용하여 추정량을 구 할 수 있다. 
Kim and Rao(2009)는 projection 방법론을 사용하여 두 서베이를 통합하는 방법을 제

안하 다. 이 방법론의 아이디어는 결국 impu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측되지 않은 변수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기존의 imputation 방법은 자료의 일부가 missing인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 projection 방법론은 자료 체에서 해당 항목의 값이 측되지 않

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Kim and Rao는 두 서베이 자료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큰 서베이 자료에 projection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작은 서베

이 자료에서 가 치 조정을 이용하는 추정보다 소지역 추정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다고 주장하 다. 
구 방법은 우선, projection을 통해서 최 의 모형을 구한 후, 가 치 작업을 통해 가

치 추정량을 구 하면 될 것이다. 이는 Wu and Sitter(2001)의 model calibration과 동일

한 개념이다.

지 까지 설명한 가 치 조정 방법을 요약해 보면 <표 1-1>과 같다.  
참고로 <표 1-1>에서 설명한 raking ratio를 포함하여 반복비례가 법은 본 연구에서 

우선 으로 용해 본 방법인 만큼 3 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Deville and 
Sarndal, 1992; Deville et al., 1993). Raking ratio을 제외한 방법들, 특히 회귀 추정량과 

련된 방법들에서는 보조정보 는 합한 모형을 찾는 것이 요하다 하겠다. 가 치 작

업에는 기본 가 치를 calibr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보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calibration은 벤치마킹하게 될 변수들의 보정된 가 치의 합이 이미 알고 있는 참값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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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도록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변수들을 벤치마킹 변수( 는 설명변수)
라고 한다. 이러한 벤치마킹 변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외부 자료 등

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을 알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심변수와 상 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심변수(Y)의 추정에 도움이 되는 벤치마킹 변수(X)를 찾아내는 방법이 연구되

어야 하는데 이는 회귀분석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통계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변수 선택 방법을 그 로 용하기보다는 보다 실무에 유용한 방법

론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정량 방법 장 단

회귀

추정량
회귀식에 의한 추정

․ 보조변수가 좋으면 추정량

   의 효율이 높음

․ 약간의 편향 발생

․ 가 치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 발생

Exponential 
Tilting

회귀추정량과 유사 ․ 극단  가 값에 덜 민감 ․ 범주형 자료에 사용불가

Raking ratio 반복비례가

․보조변수에 해 모집단 비

  율과 일치하여 추정의 신뢰

  성 확보

․범주형 변수 용

․계산이 쉬움

․ 칸이 비어있거나 은 

   경우에 추정 수렴불가

Composite 
calibration

두 조사를 통합한 

새로운 추정량
․ 분산을 최소화하는 추정량 ․ 시군구 통계 구  불가

Projection Imputation과 유사
․ 두 자료 간 크기 차이가 

   큰 경우 효과

․ 좋은 로젝션 모형 찾기가 

   어려움

<표 1-1> 가중치 방법과 특성

6. 고용조사에서의 적용

가. 기존 방법으로부터 선택

지 까지 설명한 방법을 토 로 연구에 사용될 고용조사 자료와 경활조사 자료에 비

추어 용가능성을 체크해 보자. 각 방법의 사용 가능성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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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량 사용여부 근거

회귀추정량 어려움 ․ 연속형 보조 변수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ponential 
Tilting

어려움 ․ 연속형 보조 변수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Raking ratio
(반복비례가 법)

가능
․ 모든 보조변수가 범주형으로 가장 쉽게 근 가능

․ 활용성 측면에서 고용조사에 

Composite 
calibration

어려움
․ 고용조사자료를 그 로 쓰지 않기 때문

   에 실 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상

Projection 향후 고려
․ 반복비례가 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좋은 층 모형에 한 충분한 검토 필요

<표 1-2> 추정 방법 사용 가능성

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raking ratio을 포함한 반복

비례가 법이 실 으로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 과 4 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반복비례가 법을 용한 결과를 제시하 다.  

나. 새로운 제안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법들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소지역 추정을 이용한 가 치 조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제시하

고, 실제 자료분석에는 용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과제를 통해 이 아이디어에 한 방

법론  는 실용  측면에서 그 가치를 증명할 정이다.
고용조사는 규모의 표본에서 여러 가지 보조 정보와 고용 련 정보를 얻어내고 

경활조사는 작은 규모의 표본에서 동일한 정보를 얻어내지만 비표본 오차가 더 작은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경활조사에서 얻어진 고용 련 정보를 라 하고 고용 조사에서 

얻어진 고용 련 정보를 라 하자. 두 조사에서 공통 으로 얻어지는 보조 정보는 라

고 하자. 즉, 경활조사에서는 가 측되고 고용조사에서는  가 측된다. 
이러한 경우 경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조사값을 보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

록 하자. 고용조사 표본을 이라고 하고 경활조사 표본을 라고 하자. 고용조사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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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가 치를 이라고 하고 경활조사의 설계가 치를 이라고 하자. 한 고용조사의 

최종 가 치를 이라고 하고 경활조사의 최종 가 치를 이라고 하자. 만약 모집단

의   총계값을 안다면 이러한 최종 가 치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
  

∈
                        (16)

여기서   는 지역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이다. 만약   
∈
 를 모른다면 두 표

본을 통합하여 식 (11)과 식 (13)에서처럼   을 구 해야 할 것이다. 

한    와   는 동일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식 (16)의 calibration 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calibration constraint을 생각할 수 있다. 


∈
  

∈
  

따라서, 

   ∈ 
   ∈ 

을 사용한다. 여기서    는  를 바탕으로 한  의 측치로 ratio 값인   를 

곱해서 구하고,   는 지역   에서의   평균 추정치를 동일 지역의   평균 추정치로 

나 어서 계산한다. 최  계수   는 두 추정량의 분산값을 바탕으로 구 할 수 있으

나 고용조사의 표본수가 상 으로 크므로 ≈   을 사용하면 된다. 는 표본수에 

비례한 가  평균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제3절 반복비례가중법

1. 개요

표본조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먼  모집단의 특성을 반 한 표본을 선정해야 하며, 
모집단과 유사한 형태의 표본을 추출하 을 때 해당 표본이 모집단에 한 표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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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한다.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에 한 표성을 가지고 있을 때 표본조사 결과를 

체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단을 닮을 표본을 추출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확률 표본 추출 방법들이 표본설계에 이용되고 있다. 
모집단에 한 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추출하기 해서는 표본조사 목 과 연

계가 높은 일부 인구사회학  특성들을 특성지표로 활용하게 되며, 표본 추출에 고려된 

특성지표에 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에 한 표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 으로 

모집단의 모든 인구사회학  특성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표본 추출 과정에 고려되지 않은 인구사회학  변수에 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에 한 

표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하여 사후에 다양한 형태의 가

치 보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잘 알려진 가 치 보정 방법으로는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와 반복비례가 법

(iterative proportional weighting method) 등이 있다. 사후층화는 모집단의 결합분포와 표

본의 결합분포를 비교하여 그 비를 가 치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다차원 결합

분포가 알려진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모집단과 표본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다차원 결합분포 내 각 셀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므로 칸 가 법

(cell weight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모집단의 다차원 결합분포가 알려진 경우

가 드물며, 표본의 다차원 결합분포의 칸이 비어있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는 단 이 있

다. 반복비례가 법은 모집단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주변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용

할 수 있는 사후 가 치 보정 방법으로, 각 특성 변수의 주변분포를 이용하여 반복 으

로 칸 내의 모집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주변분포만 알면 용이 

가능하므로 고려할 특성 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반복비례가 법은 

Deming and Stephan(1940)이 처음 제안 하 으며, 용 방법의 유용성 때문에 다양한 분

야에 걸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림가 법(rim weighting) 는 갈퀴법(raking method)
으로도 잘 알려진 반복비례가 법의 차를 세부 으로 살펴보자.

2. 추정과정

반복비례가 법은 모집단이 2개 이상의 특성변수에 의해 분할표 형태로 나뉘고, 모
집단의 특성 변수에 한 1차원 주변분포만 알려져 있는 경우에 각 칸의 표본수와 모집

단의 주변분포를 이용하여 1번에 1변수씩 표본의 비율을 모집단의 비율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반복 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순임의추출(SRS)
에 의한 표본뿐 아니라 일반 인 추출법에 의한 표본에도 용이 가능하며, 모집단의 1
차원 주변분포만 알려져 있다면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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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비례가 법의 추정과정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2차원 분할표를 이용한 제

를 살펴보자.
모집단을 ×   형태의 2차원 분할표라 하고, (  ⋯    ⋯)를 크기

가 (칸의 모집단수)인 모집단의  칸이라고 하자. 표본 는 단순임의추출법

에 의해 추출되며,  ∪는 크기가 (칸의 표본수)인  칸의 표본이

다. 한 표집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 단  의 조사 가 값을 라고 하고, 우리의 심

변수를 라고 하면, 심변수의 모집단 총합
∈
의 추정량은 

∈
 가 된다. 단순임

의추출을 시행한 경우, 단  의 조사 가 값은  이 된다.

우리의 목 은 표본수 로부터 미지인 각 칸의 모집단수, 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때 모집단의 1차원 주변분포가 알려져 있으므로 다음의 제약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이들 제약식은 각 칸의 보정된 모집단수의 주변합을 실제 모집단수와 일치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단순임의추출에 의한 조사 가 값이  이므로, 반복비례추정을 한 최 의 

가 치는  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반복 과정을 통하여 최종 조정 가 값을 얻

을 수 있다.






 






  


×   

   




 






  


× 



⋮

여기서 


는 를 이용한 의 추정값이며, 
  , (  ⋯    ⋯ )은   

를 이용한 의 추정값이다.

와 같은 알고리즘이 번 반복된 시 에서 모집단수에 한 번째 칸의 반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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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추정량을 
   라고 하면, 추정량 

 
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조정 가 값인 

 를 얻게 된다. 이 게 얻은 최종 조정 가 값을 이용하면 모집단 총합
∈
의 추정

량을 
∈
  

∈
  로 구할 수 있다. 

반복비례가 법에 한 이해를 돕기 하여 모집단의 크기가 900이고 표본의 크기가 

120인 2차원 분할표를 생각해보자. 각 특성 변수의 수 은 2개이며 표본조사 결과와 각 

특성 변수에 한 모집단의 주변분포는 <표 1-3>-<표 1-4>와 같다.

A1 A2 합계

B1 20 30 50
B2 35 35 70

합계 55 65 120

<표 1-3> 표본조사 결과

A1 A2 합계

B1 400
B2 500

합계 450 450 900

<표 1-4> 모집단의 주변분포

Step1) 기 가 치    를 구한다.

Step2) 표본의 각 칸에 기 가 치를 곱한 후, A 특성변수에 한 주변분포를 구한다.
Step3) Step2에서의  A 특성변수의 주변분포와 모집단의 A 특성변수에 한 주변분포의 

비로 각 칸을 재조정한 후, B 특성변수에 한 주변분포를 구한다.
Step4) Step2와 Step3가 다음의 수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   

 제를 9번 반복하면 <표 1-5>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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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합계

B1 178 222 400
B2 272 228 500

합계 450 450 900

<표 1-5> 반복비례가중법을 이용한 추정값(9번 반복)

3. 2차원 기준 반복비례가중법

3.2 에서 살펴본 반복비례가 법은 모집단의 특성 변수에 한 1차원 주변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에 활용되는 사후 가 치 보정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고려하고 있는 모

집단의 특성변수에 한 다차원 결합분포는 알려지지 않으나 각 특성변수들의 2차원 결

합분포는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이들 2차원 결합분포를 반복 으로 용하여 가 치를 

수정해가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허명회 외(2005)는 2차원 기  반복비

례가 법을 제안하 다.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은 심을 가지고 있는 특성 변수의 1차원 주변분포뿐 아니라 

각 특성 변수들의 2차원 결합분포도 알려져 있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반복비례가 법을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한 경우로 확장하는 방법이다. 허명회 외가 제

안한 2차원 기  반복비례가 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  변수가 3개인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 기존의 반복비례가 법을 용하기 

해서는 3개 변수의 모집단 주변분포만 알면 된다. 이 때 2차원 결합분포의 모집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제약식을 고려할 수 있다.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의 목  한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칸의 표본수와 의 제

약식을 이용하여 각 칸의 모집단수를 추정하는 것이며, 반복비례가 법의 반복 알고리

즘을 2차원 결합분포에 한 것으로 확장, 용하면 모집단수에 한 추정값을 구할 수 

있다. 
심을 가지고 있는 특성 변수가 3개인 경우, 3차원 분할표 형태의 모집단수 는 

1차원  효과뿐 아니라 2, 3차원의 결합효과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차원 주변분포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반복비례가 법에 비하여 더욱 모집단수에 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원 주변분포만을 이용하는 기존의 반복비례추정법과 더불어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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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비례가 법을 이용한 추정량 한 모집단수에 한 일치추정량은 아니다. 2차원 반

복비례가 법을 한 모집단의 2차원 주변분포의 수는 고려 상인 특성 변수가 4개인 

경우  개이다. 즉, 특성 변수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알고리즘을 용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모집단의 2차원 주변분포의 수가 크게 증가함으

로 반복 알고리즘의 계산량이 크게 증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정량을 구하기 한 

시간 한 크게 증가하는 단 이 있다.
기존의 반복비례가 법은 각 칸의 표본에 모집단의 주변분포를 이용한 비추정량을 

곱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모집단에 한 칸의 추정량을 구하게 된다. 따라서 표본수

가 0인 칸의 최종 모집단 추정값은 0이 된다. 이 경우 기존의 반복비례가 법이나 2차원 

기  반복비례가 법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 1차원 주변분포에서의 칸

의 표본수는 0이 아닌데, 2차원 주변분포에서의 칸의 표본수가 0인 경우에는 기존의 반

복비례가 법과 2차원 기  반복비례가 법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허명회 외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표본수가 0이 되는 일부 2차원 칸의 변수에 

해 기존의 방법을 용하거나, 표본수가 0인 칸은 모집단수도 매우 작은 경우가 부분

이므로 해당되는 칸의 손실을 감내하는 것도 실 인 방법이라고 제안하 다.  다른 

제안으로는 인근 칸과 병합하여 표본수가 0인 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제4절 사례 분석

1. 분석 자료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 단 의 세분화된 고용 황을 악

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으며, 시도별 고용 구

조 분석 자료  산업·직업에 한 세분화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시작된 

고용조사는 매년 동월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상 기간을 기 으로 한민국에 상

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1)를 상으로 경제활동상태와 련된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경활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실업 등과 같은 경제  특성을 조사하

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  자료인 노동공 , 고용구

조, 가용노동시간  인력자원 활용 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평가에 필

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활조사는 매

월 15일 재 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상으로 취업, 실업  비경제

1) 역군인, 경비교도 , 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교도소수감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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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등과 련된 항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활동 황 등이 특

성별로 공표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에서는 경제활동상태 련 항목들을 포

함한 부분의 조사 항목이 동일하며, 목표모집단과 조사 상 한 동일하다. 두 조사

의 차이 은 조사 목 과 조사주기 그리고 공표 가능한 지역의 범 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 고용조사의 경우 시군 단 의 통계 생산을 목 으로 조사되고 공표도 이루어지지

만 시도 단 에서의 통계 생산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고용조사가 이루어지

는 2008년 10월에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련 국가 통계가 시도 단 에서 두 개가 되

며, 이 두 통계는 서로 다른 목 을 가지고 각각의 표본을 이용하여 조사된 것이므로 추

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  때 경제활동 련 통계를 산출하는 두 국가통계의 

추정결과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일 시 에 하여 어느 정도의 일 성을 유지하는 것

은 통계에 한 신뢰나 이용자 혼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고용

조사가 이루어진 2008년 10월 재 16개 시도 단 에서의 경활상태 인구와 경활조사에

서의 경활상태 인구가 서로 일 성을 유지하도록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에서는 두 조사 자료의 경활상태 인구를 보정하는 방안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  경활상태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특성 변수를 선택하고, 이어 인구사

회학  특성 변수인 지역, 성, 연령과 경활조사의 경제상태 인구  향력이 크게 나타

난 변수들을 고려한 보정 방안에 하여 소개한다. 보정 방안은 크게 1·2차원 기  반복

비례가 법과 반복비례가 법에 비조정을 결합시킨 혼합형 조정 방법으로 나 어 진행

한다. 

2. 변수(인구특성) 선택 및 분석 결과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의 조사 항목들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들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극히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사

회학  특성 변수들은 <표 1-6>과 같다.
경활조사에서 가구 구분(농가여부)을 조사하는 것을 제외하면, 두 조사에서 조사되는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들에는 차이가 없으며 매우 제한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본

리명부의 정보를 이용하면 표본에 한 특성 변수를 몇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으나, 여
기서 추가할 수 있는 특성 변수가 거처구분, 주택소유 계, 1인 가구 여부 등 가구에 

한 것이 부분이므로, 가구원 단 의 경활상태를 보정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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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조사 경활조사

가구
지역,  총가구원수

(15세 미만/이상)
지역,  총가구원수

(15세 미만/이상), 농가여부

가구원
성별, 연령, 국 , 가구주와의 

계, 교육상태, 혼인상태

성별, 연령, 국 , 가구주와의 

계, 교육상태, 혼인상태

<표 1-6> 고용조사 및 경활조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가. 변수선택

<표 1-6>에 있는 특성변수들  교육상태  혼인상태가 경활상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해당 변수들이 향력 있는 특성변수로 확인될 경우 표본 설계에 이용된 지

역, 성, 연령과 함께 벤치마킹 변수로 이용하도록 한다. 
일반 으로 두 범주형 변수의 연 성 검정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게 되나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그 결과에 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이

제곱 검정 신 특성변수의 각 수 을 더미변수(가변수, 지시변수)로 변환하여 t검정을 

시행하 다.
교육상태  혼인상태에 한 더미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

        ≠  

여기서  ⋯은 각각 졸, 졸, 고졸, 졸, 졸, 학원졸 이상이며,   
은 각각 미혼, 유배우, 무배우인 경우를 나타낸다. 

다음은 교육상태가 경활상태에 미치는 향력을 검정한 결과이다. 검정 결과, 고용조

사의 경우에는 교육상태의 모든 수 에서 경활상태와 유의미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활조사의 경우에는 졸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유의미한 연 성이 

확인되었다. 즉, 교육상태가 경활상태에 향력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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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태
경활

상태

고용조사 경활조사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졸
취업자 218,405 0.236 0.425

46.37**
39,105 0.162 0.369

11.99**
실업자 4,864 0.066 0.248 1,056 0.067 0.251

졸
취업자 218,405 0.124 0.329

6.83**
39,105 0.114 0.318

2.55*
실업자 4,864 0.095 0.293 1,056 0.091 0.288

고졸
취업자 218,405 0.358 0.479

-16.57**
39,105 0.392 0.488

-6.23**
실업자 4,864 0.478 0.500 1,056 0.487 0.500

졸
취업자 218,405 0.089 0.284

-11.65**
39,105 0.105 0.307

-4.8**
실업자 4,864 0.149 0.356 1,056 0.160 0.367

졸
취업자 218,405 0.167 0.373

-5.62**
39,105 0.194 0.395 0.91

NS실업자 4,864 0.120 0.400 1,056 0.183 0.387

학원졸 취업자 218,405 0.026 0.158
7.84**

39,105 0.033 0.178
5.8**

실업자 4,864 0.013 0.112 1,056 0.012 0.110
*p<0.05, **p<0.01

<표 1-7> 교육상태가 경활상태에 미치는 영향

<표 1-8>은 고용조사  경활조사에서 혼인상태가 경활상태에 미치는 향을 검정한 

결과이다.

혼인

상태

경활

상태

고용조사 경활조사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표본수 평균

표

편차
t

미혼
취업자 218,405 0.150 0.357

-48.91**
39,105 0.173 0.379

-19.79**
실업자 4,864 0.503 0.500 1,056 0.480 0.500

유배우
취업자 218,405 0.749 0.433

48.26**
39,105 0.739 0.439

20**
실업자 4,864 0.407 0.491 1,056 0.431 0.495

기타
취업자 218,405 0.101 0.301

2.35*
39,105 0.088 0.283 -0.15

NS실업자 4,864 0.091 0.288 1,056 0.089 0.285
*p<0.05, **p<0.01

<표 1-8> 혼인상태가 경활상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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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에서와 같이 혼인상태의 각 수 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t검정을 시행하

으며, 검정 결과, 고용조사의 경우에는 혼인상태의 모든 수 에서 경활상태와 유의미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활조사의 경우에는 기타인 경우에서 유의미한 연

성을 찾지 못하 으나,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혼인상태가 경활상태에 향력 있

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1-7>과 <표 1-8>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상태와 혼인상태가 경활상태에 향력

이 있는 특성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치 보정 작업에 인구사회학  특성 변수

인 지역, 성, 연령과 함께 교육상태와 혼인상태 등을 벤치마킹 변수로 고려하도록 한다.

나. 보정 방안

고용조사의 지역별(16개 시도별) 경활상태를 보정하기 한 가 치 보정 방법으로 

가장 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조사에서 추정되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 한 지

역별, 성별, 연령별, 경활상태의 분포가 재의 만 15세 이상 인구의 모집단 분포와 일치

하도록 가 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때 만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

집단 분포는 인구추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경활상태에 한 모집단 분포는 알 수 없

는 상황이다. 이에 경활조사에서의 경활상태 분포를 거표본으로 이용하여 가 치 보

정 작업에 이용하도록 한다. 거표본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활조사는 1957년 ⌜노동

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사의 

통과 지속성(시계열 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표 인 경제활동 련 통계결과로써 

고용조사의 경활상태에 한 거표본으로 경활조사의 경활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에서 동시에 조사되고 있는 인구사회학

 특성  교육상태와 혼인상태는 두 통계의 경활상태에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용조사의 가 치 보정 작업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결과 으로 

총 6개의 벤치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 교육상태, 혼인상태)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은 가 치 보정 방안을 검토한다.

방안1) 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 분포를 이용한 반복비례가 법

방안2) 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혼인상태  경활상태 분포를 이용한 반복비례가 법

방안3) 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의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한 2차원 기  반복비례

가 법

방안4) 지역별 성, 연령, 교육상태  혼인상태를 이용한 반복비례가 법을 수행 후 

경활상태를 이용한 비조정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에 의한 가 치 보정 방안은 비는 칸(empty cell)이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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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경활상태 평균값 표 편차 변동계수 합계*

고용조사

취업 108.945 101.027 92.732 22,867
실업 151.796 109.147 71.903 706

비경활 117.212 97.963 83.578 16,153

방안1
취업 113.612 104.526 92.002 23,847
실업 158.132 113.953 72.062 736

비경활 109.889 91.459 83.228 15,144

방안2
취업 113.612 109.611 96.478 23,847
실업 158.132 124.155 78.513 736

비경활 109.889 96.095 87.447 15,144

방안3
취업 113.612 104.039 91.574 23,847
실업 158.133 114.938 72.685 736

비경활 109.889 94.266 85.782 15,144

방안4
취업 113.612 109.824 96.666 23,847
실업 158.132 122.696 77.591 736

비경활 109.889 97.644 88.857 15,144
 * 단 : 천 명

<표 1-9> 가중치 비교(전국)

생하게 되어 보정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보정 방법들의 비

교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각 가 치 보정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안1과 방안2는 림

가 법 는 이킹비로 잘 알려진 반복비례가 법을 각각 4개 벤치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와 6개 벤치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 교육상태, 혼인상태)의 1
차원 주변분포를 이용하여 진행한 것이며, 방안3은 4개 벤치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 경
활상태)의 2차원 결합분포(  개)를 이용하여 반복비례가 법을 용한 것이다. 이 

때 6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할 경우,  개의 결합분포를 이용하여 반복비례가

법을 용해야 하므로 수렴을 한 시간이 무 길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실제로 고용

조사의 경활상태 분포와 경활조사의 경활상태 분포를 기 으로 보정하는 작업에 이용되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정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은 고

려하지 않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조사 자료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반복비례가 법을 

수행한 후 최종 으로 경활상태에 한 비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방안4로 고려하 다. 

다. 분석결과

다음 <표 1-9>는 4가지 방안을 이용하여 국 단 로 조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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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고용조사의 실업자는 706천 명이었으나 보정 후 736천 명으로 약 30천 명이 

증가 했으며, 취업자는 22,867천 명에서 23,847천 명으로 약 980천 명 증가하 다. 이에 

반해 비경활인구는 16,153천 명에서 15,144천 명으로 약 1,010천 명 어들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고용조사에서의 경활인구(실업자  취업자)는 경활조사에 비해 과소 추

정되어있으며, 비경활인구는 과  추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고용조사가 시군 단 의 소지역 추정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군 단 에서의 표본 

비 이 경활조사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9>의 가 치 비교 결과  취업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용조사 원가 치에 

비해 방안3을 이용한 보정 가 치의 변동계수가 92.732에서 91.574로 다소 어들었음

을 알 수 있다. 방안1의 경우에도 보정 이후의 변동계수가 다소 어 4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자의 보정 가 치가 원가 치에 비해 더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벤치마킹 변수를 6개 이용하는 방안2와 방안4의 경우에는 변동

계수가 각각 96.478과 96.666으로 다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방

안1과 방안3의 변동계수가 보정  71.903에서 보정 후 72.062와 72.685로 다소 켜졌으

나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방안2와 방안4의 경우에는 변동계수가 78.513
과 77.591로 원가 치에 비해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경활인구의 경

우에서도 방안1의 변동계수가 83.228로 보정  83.578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으며, 
방안3의 변동계수는 85.782로 다소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방안2와 방안4의 경우에는 

변동계수가 각각 87.447과 88.857로 나타나 벤치마킹 변수의 수가 보정 가 치의 변동

폭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치의 변동이 커지는 원인으로는 고려하는 

벤치마킹 변수의 수와 거표본 분포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즉, 무 많은 벤치마킹 

변수를 고려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모집단이 아닌 다른 거 분포를 이용할 경우 가

치의 변동이 커지게 되어 결국에는 추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벤치마킹 변수의 선택과 이용 가능한 거 분포의 신뢰성이 가 치 보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 치 비교 결과를 반 으로 살펴보면, 방안3의 경활상태별 변동계수가 보정 

과 유사하거나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정 방안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

는 반 으로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조사의 표본 

크기가 커 가 치 보정 방법에 따른 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별로 가 치 보정 방안을 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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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표본수) 방안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

서울

(30,466)

고용조사 117498.5 -1764.73 -115738
방안1 -72510.4 -9752.56 82262.59
방안2 -54615.8 -12902.3 67517.77
방안3 4.81 -0.47 0.29
방안4 0 0 0

<표 1-14> 경활조사와의 차이(계속)

 <표 1-10>~<표 1-13>은 16개 지역별 가 치 비교 결과이다. 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 치 비교 결과를 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활인구 각각에 하여 살펴보

면, 4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방안1과 방안3의 변동계수가 6개의 벤치마

킹 변수를 이용하여 보정한 방안2와 방안4에 비하여 비교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 방안1의 경우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수에서의 변동계수가 보정 과 거의 유사

하거나 더 작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고용조사의 보정  

가 치에 비하여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보정 후 가 치가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벤치마킹 변수의 수가 늘어날 경우(방안2, 방안4)나 벤치마킹 변수들의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방안3)에는 변동계수가 조 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4개의 벤치마킹 변수에 추가 으로 더한 2개의 벤치마킹 변수의 분포

가 인구추계가 아닌 거표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벤치마킹 변수의 주변분포

를 모집단이 아닌 거표본을 이용하여 구하는 경우 추정량의 정도를 떨어뜨릴 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다른 이유로는 벤치마킹 변수의 수가 많아져 고려해야 하는 

분포의 수가 늘어나거나, 1차원 분포가 아닌 2차원 분포를 이용하여 고려해야 하는 정보

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으로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하여 가 치 보정을 하는 경우에 가 치의 변동이 커져 추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

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각 보정 방안에서의 보정 가 치의 변동이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1-14>는 16개 지역별 경활상태의 보정 결과를 경활조사에서의 경활상태와 비교

한 것으로, 보정 방안에 따른 보정 결과의 편차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궁극

인 목 은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하여 고용조사의 경활상태를 보정하고, 그 값을 경활

조사에서의 경활상태와 유사하도록 하여 두 통계의 일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정 방안에 따른 보정 결과의 편차를 살펴보고, 어떤 방안을 이용하는 경우에 경활조사

에서의 지역별 경활상태 편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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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표본수) 방안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

부산

(17,787)

고용조사 59840.65 9214.64 -69057.5
방안1 -9456.87 6813.1 2643.87
방안2 -5014.96 6702.82 -1687.73
방안3 0.34 -0.47 -1.35
방안4 0 0 0

구

(9,126)

고용조사 31023.02 5156.87 -36181.6
방안1 -18421.9 3278.44 15143.5
방안2 -13581 3083.98 10497.07
방안3 0.53 -0.21 -0.19
방안4 0 0 0

인천

(10,964)

고용조사 45970.32 -1473.54 -44499.2
방안1 -6699.85 -3796.46 10496.25
방안2 -6708.98 -3228.99 9937.9
방안3 0.63 -0.31 -0.08
방안4 0 0 0

주

(5,365)

고용조사 13646.24 704.78 -14352.3
방안1 -15381.1 -607.96 15989.16
방안2 -4705.53 -812.97 5518.56
방안3 0.35 -0.22 -0.15
방안4 0 0 0

(5,543)

고용조사 17325.94 2463.94 -19791.1
방안1 -12970.1 1557.87 11412.14
방안2 -7906.52 2008.52 5897.93
방안3 0.73 0.03 -0.37
방안4 0 0 0

울산

(5,381)

고용조사 13276.04 -642.81 -12635
방안1 -8945.36 -1743.5 10689.15
방안2 -5431.8 -1252.94 6685.03
방안3 0.1 0.35 0.28
방안4 0 0 0

<표 1-14> 경활조사와의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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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표본수) 방안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

경기

(62,188)

고용조사 308063.9 8944.64 -317014
방안1 84506.16 1634.43 -86140.9
방안2 77044.12 1506.08 -78550.5
방안3 2.42 -0.34 2.07
방안4 0 0 0

강원

(27,425)

고용조사 44346.46 3765.38 -48114.4

방안1 13665.94 3467.31 -17132.9
방안2 9958 3462.86 -13420.5
방안3 -0.12 0.26 -0.78
방안4 0 0 0

충북

(20,270)

고용조사 26491.41 -906.13 -25588.2
방안1 -5645.99 -1653.98 7299.95
방안2 -10521.9 -1757.31 12279.19
방안3 -0.62 0.31 0.08
방안4 0 0 0

충남

(27,626)

고용조사 39613.68 -992.22 -38622.2
방안1 -1449.06 -1742.46 3191.67
방안2 -10122.1 -1222.55 11344.79
방안3 -0.95 0.44 -0.11
방안4 0 0 0

북

(22,523)

고용조사 36636.23 3040 -39680
방안1 -1257.16 2655.85 -1398.95
방안2 -5762.08 3061.36 2700.48
방안3 -0.99 -0.34 -0.05
방안4 0 0 0

남

(32,303)

고용조사 29437.83 -482.95 -28954.5
방안1 -8756.98 -731.5 9488.56
방안2 -14361.7 -374.4 14736.19
방안3 -2.47 0.43 -0.43
방안4 0 0 0

<표 1-14> 경활조사와의 차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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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표본수) 방안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

경북

(37,010)

고용조사 82624.94 1338.04 -83963.2
방안1 25364.28 684.02 -26048.3
방안2 16286.45 1203.23 -17489.7
방안3 -1.55 -0.49 0.38
방안4 0 0 0

경남

(34,063)

고용조사 112970.9 2368.65 -115341
방안1 47732.41 1303.5 -49036.2
방안2 43504.73 1877.96 -45382.9
방안3 -1.19 -0.18 -0.14
방안4 0 0 0

제주

(4,322)

고용조사 816.28 -1259.94 442.7
방안1 -9773.53 -1366.17 11140.02
방안2 -8060.65 -1355.36 9416.33
방안3 -0.55 0.15 0.27
방안4 0 0 0

<표 1-14> 경활조사와의 차이

결과를 살펴보면, 방안4를 이용하여 보정한 후의 경활상태가 경활조사에서의 추정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료를 지역별로 분리하여 보정한 후에 

최종 으로 경활상태에 하여 비조정함으로써 두 통계의 경활상태를 각 지역별로 정

확하게 일치시키는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벤치마킹 변수들의 2차원 분포를 이용

한 방안3의 경우에는 지역별 경활상태라는 2차원 분포에서의 편차가 매우 작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안1과 방안2의 경우에는 각 벤치마킹 변수들의 1차원 주변

분포만을 이용하 으므로 지역별 경활상태에 한 편차를 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지역에서 두 통계의 경활상태에 일 성을 유지하기 한 

보정 방법  방안3과 방안4의 결과가 가장 효율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성별, 
연령, 교육상태, 혼인상태별 가 치 비교 결과를 살펴본 결과(부록), 성별과 연령에서는 

방안3의 보정 결과와 경활조사에서의 추정결과 사이에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교육상태와 혼인상태에서의 편차는 비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의 결과

와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에 한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하 기 때문에 성과 연령에 

한 경활상태의 편차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교육상태와 혼인상태는 방안

3에서의 벤치마킹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큰 편차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방안2와 방안4의 경우에는 반 으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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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혼인상태

경활상태

방안1 ◎ ◎ ◎ ◎ ◎

방안2 ◎ ○ ○ ο ο

방안3 ◦ ◦ ◦ ○ ○

방안4 - ο ο ◦ ◦

◎>○>ο>◦

<표 1-15> 각 벤치마킹변수와 경활상태와의 2차원 분포 편차

혼인상태에서의 편차는 방안1과 방안3에 비해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안1과 방안3에는 교육상태와 혼인상태가 벤치마킹 변수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

에 나타난 상이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방안3의 지역, 성, 연령별 경활상태의 변동계수가 보정 과 

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활조사 결과와의 편차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반해 방안3에 벤치마킹 변수로 이용하지 않은 교육상태와 혼인상태에 해

서는 비교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5>는 각 벤치마킹 변수에 한 경활상태의 편차를 정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육상태  혼인상태를 포함한 방안3을 이용할 

경우, 6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4가지 보정 방안  편차가 가장 작은 보정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총 15개의 2차원 분포를 이용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 고려

하지 않은 다른 벤치마킹 변수가 더 추가되면, 고려해야 하는 2차원 분포의 수가   

(n: 벤치마킹 변수의 수)개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3. 취업자 특성 및 분석 결과

본 에서는 시도/산업별, 시도/직업별 취업자 부분을 추가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

도록 한다. 이 때 이용되는 벤치마킹 변수는 경활조사를 거표본으로 하며, 취업자들의 

산업  직업 분류는 분류를 이용하도록 한다.2) 각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경활조사와 고용조사에서는 산업  직업의 분류까지 공표하고 있으나, 거표본인 경활조사 내 분류에
서의 분포에 빈 셀이 많아 보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두 통계의 취업자에 한 산업  직업 분류는 

분류를 이용하여 보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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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호 산업 분류

A 농업, 임업  어업

B 업 

C 제조업 

D 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F 건설업 

G 도매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음식 업 

J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K 융  보험업 

L 부동산업  임 업 

M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외국기

<표 1-16> 산업대분류

분류 번호 직업분류

1 리자

2 문가  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조립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표 1-17> 직업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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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정 방안

고용조사의 지역별(16개 시도별) 경활상태에 한 가 치 보정 후 취업자들을 상

으로 산업  직업분류를 추가 벤치마킹 변수로 고려하여 가 치 보정 작업이 이루어진

다. 앞 에서 진행한 인구특성에 따른 보정 과정에서 혼인상태는 경활조사와 고용조사

의 공표 형태가 겹치지 않아 벤치마킹 변수에서 제외하도록 하 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만 15세 이상 인구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분포는 인

구추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교육상태와 경활상태에 한 모집단 분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물며 시도/산업별 는 시도/직업별 취업자의 분포는 말할 것도 없다. 이에 

경활조사 결과 분포를 거표본으로 이용하여 가 치 보정 작업에 이용하도록 한다. 
거표본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활조사는 표본수가 고용조사에 비해 작아 표집오차는 크

지만 고용조사에 비해 비표집오차가 작다. 따라서 거표본으로 경활조사를 이용함으로

써 비표집오차를 보정하는 작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를 상으로 하는 추가 인 가 치 보정 작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경활조사의 경활상태의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한 

2차원 기  반복비례가 법

2단계) 1단계의 가 치 보정 이후 “취업자” vs “취업자 외”로 자료 분리

3단계) 분리된 취업자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산업, 직업별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한 2차원 기  반복비례가 법

4단계) 3단계의 가 치 보정 이후 2단계에서의 취업자 외 자료와 통합

5단계) 통합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 결과 확인(각 범주별 오차 확인)

4.2 에서는 벤치마킹 변수에 혼인상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변수를 제외하

고 1단계 작업부터 보정 작업을 진행하 다. 3단계에서 지역, 산업, 직업만 고려하지 않

고 성, 연령, 교육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기존의 보정 작업을 통해 보정된 결과를 

유지하게 해서이다. 만약 시도/.산업  시도/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맞추기 하여 이 

3개 벤치마킹 변수만을 고려하여 가 치 보정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의 성, 연령, 
교육상태에 한 분포에 큰 오차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 자료를 따로 분리하

여 추가 인 가 치 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에 고려했던 벤치마킹 변수를 

지속 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1단계에서는 5개 벤치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경활상태)의 2차원 결합분

포(  개)를 이용하여 반복비례가 법을 용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6개 벤치마

킹 변수(지역, 성, 연령, 교육상태, 산업 분류, 직업 분류)의 2차원 결합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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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연령별 산업 분류와 산업 분류별 직업 분류에 한 2차
원 결합분포에는 다수의 빈 셀이 포함되어 있어 그 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허명회 

외(2005)는 2차원반복비례가 법의 용 시 빈 셀에 한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

안으로 빈 셀을 포함한 일부 변수에 해 기존의 방법을 용하거나, 빈 셀은 모집단수

도 매우 작은 경우가 부분이므로 해당되는 셀의 손실을 감내하는 것도 실 인 방법

이라고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용하 다. 

다. 분석결과

<표 1-18>과 <표 1-19>는 취업자를 상으로 추가 보정한 시도/산업별  시도/직업

별  취업자수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을 이용하여 추가 보정한 후의 시도/산업  

시도/직업별 분포가 경활조사에서의 추정결과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는 총 13개(연령별 산업, 산업별 직업 분포 제외)의 2차원 결합분포 내 각 벤치마킹 변수

들의 정보가 반복 으로 용되어 그만큼 편차를 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

이 시도 단 에서 두 통계의 경활상태 분포에 일 성을 유지하기 한 보정 방법을 

용하고, 취업자의 특성에 해 추가 보정하는 경우 2차원 반복비계가 법 이용이 오차

를 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성별, 연령, 교육상태별 가 치 비

교 결과(부록), 고용조사의 보정 후 결과와 경활조사에서의 추정결과 사이에 편차가 거

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을 2번 연속 이용하여 

편차가 매우 작은 보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반복비례가 법에서 각각 10개와 13개의 2차원 분포를 이용

하 으며, 만약 고려하지 않은 다른 벤치마킹 변수가 더 추가되면 고려해야하는 2차원 

분포의 수는   (n: 벤치마킹 변수의 수)개로 증가하게 된다. 한 벤치마킹 변수가 많

을수록 가 치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얼마나 많은 벤치마킹 변수를 활용

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할 것인지 먼  결정해야 안정된 가 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만
약 두 통계의 모든 범주들에 하여 보정 작업을 하게 된다면, 가 치의 변동성이 크게 

확 되고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정확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의성도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유사 통계에 한 보정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어떤 통계를 거표본으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어느 범주까지를 보정 범  안에 넣

을 것인지 사 에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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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표 인 경제활동 련 두 통계의 추정결

과를 일 성 있게 제공하기 한 보정 방안에 하여 살펴보았다. 이  경활조사를 

거표본으로 이용하 으며, 고용조사에서의 경할상태를 경활조사에서의 추정결과와 유사

하도록 보정하 다. 이 과정에서 표본의 크기가 으로 큰 고용조사를 상 으로 

표본수가 작은 경활조사를 기 으로 보정하는 것에 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활조사의 

역사와 시계열성 유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표하는 경제활동 련 통계로서의 역할 등

을 고려할 때, 신생 통계인 고용통계의 거표본으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 고용조사의 공표 시기는 동일 시 의 경활조사 결과가 이미 공표된 시기이

므로, 이미 공표된 경활조사 결과(시도 단 )에 하는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용조사에 비해 비표집오

차가 상 으로 작은 경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비표집오차를 보정하는 작업은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역, 성, 연령, 경활상태, 교육상태, 혼인상태 등 6개의 벤치마

킹 변수를 이용하여 고용조사의 가 치를 보정하 다. 
고용조사의 가 치 보정 작업을 하여 4가지 보정 방안이 고려되었으며, 각 보정 방

안을 수행한 결과, 국 단 에서는 어떤 보정 방안을 사용하여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

는 수 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  방안3을 이용한 보정 가 치의 

정도는 보정  가 치에 비해 유사하거나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별 경활

상태에 한 2차원 분포에서의 편차를 확인한 결과, 방안4에서는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

으며, 방안3에서는 매우 작은 편차만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방안1과 방안

2의 경우에는 상 으로 큰 편차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앞에서 논의된 가 치 보정 방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벤치마킹 변수의 주변분포만을 이용하는 경우(방안1, 방안2), 4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방안1이 6개의 벤치마킹 변수를 이용한 방안2에 비하여 가 치의 변동을 

상당 부분 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 이나, 2차원 분포에서의 편차를 고려할 때는 

방안2의 편차가 방안1에 비하여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벤치마킹 변수의 2차원 결합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방안3), 고려 상이 되는 벤치

마킹 변수(지역, 성, 연령)에 해서는 경활상태와의 2차원 분포에서의 편차가 다른 방안

에 비하여 매우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은 고려해야 하

는 벤치마킹 변수의 수가 늘어날 때, 고려 상이 되는 2차원 결합분포의 수도 격하게 

증가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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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로 반복비례가 법을 수행하고 최종 으로 경활상태에 한 비조정을 하는 

경우(방안4), 지역에서의 편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려 상이 되는 각 벤치마킹 변수와 

경활상태와의 편차도 비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안3과 비교할 때 성, 연령

의 경활상태에 한 2차원 분포에서의 편차는 상 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보정 가 치 비교 결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고용조사와 경활조사의 지역별 경

활상태에 한 일 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방안3이 가장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상태와 혼인상태에 한 분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포에 한 편차

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조사에서의 경활상태가 경활조사에서의 경활상태와 일 성을 유지하기 

한 가 치 보정에 교육상태와 혼인상태를 벤치마킹 변수로 추가한 방안3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가 치 보정 방법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어 취업자 표본을 분리하여 시도/산업별, 시도/직업별 분포를 맞추기 한 추가 보

정 작업을 수행하 다. 이 때 해당 보정 작업은 벤치마킹 변수들  혼인상태를 제외하

고 진행되었으며, 인구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이 이용되었다. 보
정 작업을 수행한 결과, 각 벤치마킹 변수들의 범주에서는 경활조사 결과와의 오차가 매

우 작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수 의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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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7

.7
90

 
22

5.
48

5 
1,

58
8 

0.
14

0 
5.

55
2 

39
72

.4
30

 
11

 
49

.6
05

 
80

.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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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

1 
3,

7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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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상
태

(표
본

수
)

방
안

취
업

실
업

비
경

제
활

동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
졸

(9
4,

00
8)

보
정

 
25

.9
44

 
48

.6
95

 
18

7.
69

0 
2,

43
9 

0.
30

3 
7.

36
8 

24
31

.9
00

 
28

 
36

.5
57

 
66

.1
94

 
18

1.
07

1 
3,

43
7 

방
안

1
28

.9
35

 
54

.1
39

 
18

7.
10

9 
2,

72
0

0.
33

6 
8.

21
1 

24
43

.0
90

 
32

 
37

.3
87

 
67

.9
83

 
18

1.
83

5 
3,

51
5

방
안

2
32

.0
93

 
62

.6
94

 
19

5.
35

5 
3,

01
7

0.
37

1 
9.

26
0 

24
97

.9
80

 
35

 
39

.1
98

 
72

.8
81

 
18

5.
93

3 
3,

68
5

방
안

3
31

.5
52

 
59

.8
57

 
18

9.
70

7 
2,

96
6 

0.
33

5 
8.

18
9 

24
45

.4
90

 
31

34
.7

98
 

64
.5

77
 

18
5.

58
0 

3,
27

1

졸

(4
3,

49
5)

방
안

4
31

.4
55

 
62

.1
15

 
19

7.
47

5 
2,

95
7

0.
37

3 
9.

33
0 

24
99

.7
80

 
35

38
.8

00
 

73
.0

93
 

18
8.

38
6 

3,
64

7
보

정
 

50
.2

44
 

76
.6

24
 

15
2.

50
4 

2,
18

5
1.

26
5 

16
.3

85
 

12
95

.7
20

 
55

45
.9

67
 

82
.0

64
 

17
8.

52
9 

1,
99

9 
방

안
1

54
.1

50
 

82
.8

56
 

15
3.

01
3 

2,
35

5 
1.

36
7 

17
.7

38
 

12
97

.6
40

 
59

 
43

.8
88

 
78

.8
43

 
17

9.
64

5 
1,

90
9 

방
안

2
74

.6
15

 
11

7.
69

4 
15

7.
73

5 
3,

24
5 

1.
83

4 
24

.2
54

 
13

22
.7

90
 

80
58

.9
44

 
10

7.
10

7 
18

1.
71

1 
2,

56
4

방
안

3
56

.3
81

 
87

.1
89

 
15

4.
64

2 
2,

45
2 

1.
41

0 
18

.3
19

 
12

99
.6

30
 

61
 

42
.1

86
 

76
.1

34
 

18
0.

47
2 

1,
83

5

고
졸

(1
18

,9
35

)

방
안

4
74

.4
45

 
11

6.
68

2 
15

6.
73

5 
3,

23
8

1.
84

4 
24

.0
83

 
13

05
.9

50
 

80
58

.5
79

 
10

6.
71

5 
18

2.
17

2 
2,

54
8

보
정

 
70

.9
93

 
96

.1
71

 
13

5.
46

4 
8,

44
4

2.
39

9 
22

.9
02

 
95

4.
82

6 
28

5 
49

.8
35

 
86

.4
33

 
17

3.
43

8 
5,

92
7

방
안

1
73

.7
30

 
10

0.
14

8 
13

5.
83

0 
8,

76
9

2.
50

2 
23

.9
38

 
95

6.
58

1 
29

8
45

.4
43

 
79

.2
52

 
17

4.
39

9 
5,

40
5

방
안

2
80

.7
99

 
11

4.
10

9 
14

1.
22

5 
9,

61
0 

2.
79

9 
27

.5
43

 
98

4.
06

6 
33

3
46

.4
39

 
82

.3
79

 
17

7.
39

3 
5,

52
3

방
안

3
73

.4
8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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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 
13

6.
45

1 
8,

7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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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7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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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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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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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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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상
태

(표
본

수
)

방
안

취
업

실
업

비
경

제
활

동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졸

(2
9,

14
2)

방
안

4
81

.1
52

 
11

5.
36

2 
14

2.
15

6 
9,

65
2

2.
81

4 
27

.6
13

 
98

1.
26

8 
33

5
46

.3
52

 
83

.5
79

 
18

0.
31

2 
5,

51
3

보
정

 
99

.6
80

 
11

1.
21

1 
11

1.
56

8 
2,

90
5

4.
39

9 
32

.3
69

 
73

5.
79

1 
12

8 
40

.0
52

 
83

.8
11

 
20

9.
25

7 
1,

16
7

방
안

1
10

1.
03

7 
11

2.
95

4 
11

1.
79

4 
2,

94
4

4.
50

4 
33

.2
26

 
73

7.
64

9 
13

1
35

.9
42

 
75

.3
71

 
20

9.
70

0 
1,

04
7

방
안

2
90

.7
78

 
10

6.
31

6 
11

7.
11

6 
2,

64
5

4.
09

2 
30

.6
95

 
75

0.
03

0 
11

9
30

.7
03

 
66

.3
37

 
21

6.
06

1 
89

5
방

안
3

96
.6

83
 

10
8.

29
0 

11
2.

00
5 

2,
81

8
4.

36
4 

32
.2

96
 

73
9.

98
7 

12
7 

38
.0

74
 

80
.8

26
 

21
2.

28
4 

1,
11

0
방

안
4

91
.5

27
 

10
6.

30
9 

11
6.

15
0 

2,
66

7
4.

12
8 

30
.7

13
 

74
3.

97
3 

12
0

31
.3

48
 

68
.1

31
 

21
7.

33
6 

91
4

졸

(5
9,

55
4)

보
정

 
99

.5
94

 
11

6.
56

7 
11

7.
04

2 
5,

93
1 

3.
31

8 
28

.4
28

 
85

6.
68

0 
19

8
56

.9
39

 
10

0.
98

7 
17

7.
36

1 
3,

39
1 

방
안

1
10

1.
81

7 
11

9.
31

4 
11

7.
18

5 
6,

06
4 

3.
42

0 
29

.3
35

 
85

7.
72

9 
20

4
51

.2
71

 
91

.1
73

 
17

7.
82

6 
3,

05
31

 
방

안
2

76
.2

99
 

93
.1

66
 

12
2.

10
6 

4,
54

4
2.

66
8 

23
.3

76
 

87
6.

21
7 

15
9

38
.6

31
 

70
.8

81
 

18
3.

48
3 

2,
30

1 
방

안
3

98
.8

05
 

11
6.

17
8 

11
7.

58
3 

5,
88

4
3.

40
7 

29
.3

12
 

86
0.

27
6 

20
3 

55
.0

93
 

99
.0

72
 

17
9.

82
6 

3,
28

1
방

안
4

76
.2

01
 

91
.6

81
 

12
0.

31
6 

4,
53

8
2.

61
0 

22
.7

08
 

87
0.

09
7 

15
5

39
.2

67
 

72
.0

08
 

18
3.

38
2 

2,
33

8

학
원

졸
 

(7
,2

28
)

보
정

 
13

3.
25

2 
12

0.
26

0 
90

.2
50

 
96

3
1.

60
2 

19
.6

05
 

12
23

.8
90

 
12

 
32

.1
14

 
83

.4
72

 
25

9.
92

3 
23

2

방
안

1
13

7.
55

7 
12

4.
20

5 
90

.2
94

 
99

4 
1.

66
1 

20
.3

11
 

12
22

.9
90

 
12

29
.7

64
 

77
.2

71
 

25
9.

60
8 

21
5

방
안

2
10

8.
63

8 
10

2.
95

7 
94

.7
71

 
78

5 
1.

38
4 

17
.1

82
 

12
41

.4
00

 
10

 
24

.5
00

 
65

.7
06

 
26

8.
18

4 
17

7 
방

안
3

13
6.

56
4 

12
3.

33
4 

90
.3

12
 

98
7

1.
69

9 
20

.7
30

 
12

20
.4

30
 

12
 

31
.7

20
 

83
.4

84
 

26
3.

19
2 

22
9

방
안

4
10

9.
94

4 
10

4.
33

7 
94

.9
00

 
79

5
1.

37
3 

16
.7

86
 

12
22

.6
50

 
10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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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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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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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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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인

상
태

(표
본

수
)

방
안

취
업

실
업

비
경

제
활

동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평
균

값
표

편
차

변
동

계
수

합
계

*

미
혼

(7
2,

71
0)

보
정

 
68

.4
14

 
10

9.
09

5 
15

9.
46

3 
4,

97
4

5.
23

6 
35

.2
43

 
67

3.
11

4 
38

1 
77

.1
18

 
10

4.
38

8 
13

5.
36

2 
5,

60
7 

방
안

1
68

.7
39

 
10

9.
81

8 
15

9.
76

1 
4,

99
8

5.
34

0 
36

.0
24

 
67

4.
61

6 
38

8 
66

.7
04

 
90

.6
61

 
13

5.
91

6 
4,

85
0 

방
안

2
77

.6
93

 
12

8.
04

4 
16

4.
80

7 
5,

64
9

5.
69

3 
39

.4
58

 
69

3.
13

3 
41

4 
68

.5
16

 
96

.6
48

 
14

1.
05

9 
4,

98
2 

방
안

3
63

.3
13

 
10

2.
23

2 
16

1.
47

2 
4,

60
3

5.
16

9 
35

.1
27

 
67

9.
53

8 
37

6 
72

.8
75

 
10

0.
17

0 
13

7.
45

6 
5,

29
9 

방
안

4
77

.4
10

 
12

7.
26

4 
16

4.
40

3 
5,

62
8

5.
68

3 
39

.1
63

 
68

9.
14

5 
41

3 
67

.6
67

 
95

.8
05

 
14

1.
58

3 
 4

,9
20

 

유
배

우

(2
29

,5
41

)

보
정

 
70

.1
21

 
92

.9
78

 
13

2.
59

6 
16

,0
96

 
1.

16
1 

15
.8

29
 

13
63

.2
90

 
26

7 
35

.3
99

 
75

.1
06

 
21

2.
16

8 
8,

12
6 

방
안

1
73

.6
04

 
97

.2
49

 
13

2.
12

4 
16

,8
95

6 
1.

23
5 

16
.8

49
 

13
64

.5
20

 
28

3 
34

.0
57

 
72

.3
25

 
21

2.
36

1 
7,

81
8 

방
안

2
71

.3
47

 
95

.6
62

 
13

4.
08

0 
16

,3
77

6 
1.

15
9 

16
.2

08
 

13
98

.4
00

 
26

6 
34

.1
67

 
74

.1
23

 
21

6.
94

0 
7,

84
3 

방
안

3
74

.7
07

 
98

.5
12

 
13

1.
86

4 
17

,1
48

6 
1.

27
9 

17
.4

65
 

13
65

.0
80

 
29

4 
32

.8
30

 
70

.4
93

 
21

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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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3
6 

방
안

4
71

.5
47

 
96

.4
53

 
13

4.
81

1 
16

,4
23

 
1.

16
5 

16
.2

93
 

13
98

.7
80

 
26

7
34

.6
11

 
76

.0
76

 
21

9.
80

4 
7,

94
5 

기
타

(5
0,

11
1)

보
정

 
35

.8
63

 
70

.6
91

 
19

7.
11

6 
1,

79
7 

1.
17

6 
15

.7
33

 
13

37
.5

80
 

59
48

.3
05

 
76

.3
15

 
15

7.
98

6 
2,

42
1 

방
안

1
38

.9
84

 
76

.2
73

 
19

5.
65

2 
1,

95
4 

1.
27

6 
17

.1
25

 
13

42
.3

80
 

64
49

.4
24

 
78

.2
06

 
1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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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7
7 

방
안

2
36

.3
32

 
72

.7
11

 
20

0.
13

1 
1,

82
1 

1.
11

1 
15

.3
37

 
13

80
.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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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
91

 
7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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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

4 
2,

32
0 

방
안

3
41

.8
06

 
81

.5
90

 
19

5.
16

2 
2,

09
5 

1.
31

9 
17

.6
64

 
13

39
.0

60
 

66
46

.0
91

 
74

.5
61

 
16

1.
77

0 
2,

31
0 

방
안

4
35

.8
29

 
71

.0
32

 
19

8.
25

3 
1,

79
5 

1.
09

9 
14

.9
3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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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0
 

5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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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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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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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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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상태 차이

취업자 1.319E-06

실업자 2E-09

비경활 8.74E-07

시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서울 0.04099 0 0

부산 0.06915 0 0

구 0.0235 0 0

인천 0.05205 0 0

주 -0.03867 0 0

0.01455 0 0

울산 0.02746 0 0

경기 0.11623 0 0

강원 -0.08242 0 0

충북 -0.01823 0 0

충남 -0.06933 0 0

북 -0.04758 0 0

남 0.01737 0 0

경북 -0.06079 0 0

경남 0.00442 0 0

제주 -0.0487 0 0

<부록 II>*

1. 전국 경활상태 비교(경활조사-고용조사)

2. 시도별 경활상태 비교(경활조사-고용조사)

*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을 이용한 최종 비교 결과이다. 2차원 반복비례가 법을 이용하 으므로 2차원 분포
(eg. 성/경활상태 는 연령/경활상태 등)에서는 경활조사와 고용조사 사이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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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남성 -1.40574 0 0

여성 1.40574 0 0

연령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15-19 -7.28E-12 -2.18E-11 -3.1E-08

20-24 5E-09 8.73E-11 1.7E-08

25-29 -4.4E-08 1E-09 9E-09

30-34 -5.8E-08 1.46E-10 2.2E-08

35-39 -4.6E-08 -8.73E-11 1.2E-08

40-44 5.1E-08 7.28E-11 1.6E-08

45-49 7.3E-08 -2.91E-11 1E-08

50-54 -4E-09 -1.38E-10 1.5E-08

55-59 -4.3E-08 -1.38E-10 6E-09

60-64 -3.6E-08 -9.09E-11 1E-09

65- 3.3E-08 -5.82E-11 -1.18E-07

교육상태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졸이하 0.068232 0 0

졸 0.059328 0 0

고졸 -0.085911 0 0

졸 -0.060552 0 0

졸이상 0.018903 0 0

3. 성별 가중치 비교(경활조사-고용조사)

4. 연령별 가중치 비교(경활조사-고용조사)

5. 교육상태별 가중치 비교(경활조사-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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