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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최근 들어 웹은 모집단 조사를 한 실성 있는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조사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종이조사표에 응답을 기입하는 통 인 

면조사 방식 (paper and pencil interviewing: PAPI)은 컴퓨터의 발 과 함께 컴퓨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조사방법 (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CAI)으로 바 고 있다. 최근 들

어 조사기 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면조사 (CAPI), 화조사 (CATI), 우편조사 (CASI)에
서 웹 조사 방법으로  환하고 있다. 개념  측면에서 이상 인 조사방법은 그 자료

수집 방법이 당해 시 에서 사회 상을 잘 반 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조사방법은 조사하고자 하는 목  변수들에 해 종속 이기 때문이다. 
웹 조사 방법의 화는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웹 조사는 다수의 응답 가능한 

그룹에 해 쉽게 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조사에 필요한 질문지는 매우 렴

한 비용으로 응답자에게 배부될 수 있다. 즉, 조사표 작성을 한 조사원이 별도로 필요

하지 않고, 우편 발송이나 질문지 인쇄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웹 조

사는 조사에 소요되는 경제 ․시간  비용 측면에서 큰 이 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웹 

조사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그림, 애니메이션, 동 상 등)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웹 조사는 조사방법으로서 과학  타당성에 

한 논쟁을 일으켰다 (Couper, 2000; Fricker 와 Schonlau, 2002; 등). 특히, 비확률표본에  

기반 (non-probability based)한 웹 조사는 응답 상자가 랜덤하게 선택되지 않고 목표 모

집단 (target population) 자체가 확률표본이 아닌 편의 (convenience)표본으로 구성되기 때

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Stephanie 와 Ke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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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추정치는 과소포함, 비확률표본추출  무응답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편향을 이기 해 성향 수 (propensity score) 
조정을 이용한 가 치 방법이 이 분야 연구에 등장하 다 (Lee, 2004, 2006; Schonlau 등, 
2004; Taylor 등, 2001).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편향들을 없애거나 일 수 있다는 에

서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volunteer sample based web survey)는 실제 자료를 수집

해야 하는 실무자들에게 큰 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높은 심만큼 규모 조

사 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조사에서는 비확률표본의 활용에 한 우려도 높다. 네덜란

드에서는 주요 여론조사에 자기선택 (self selected) 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웹 패 을 사

용하기도 하 다. 이 웹 패  조사는 패 에 해서 인구학  변수에 한 정보를 수집

하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에 한 웹 조사와 모집단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

치 방법을 통해 특정 그룹에 한 과소 (under-coverage) 는 과  (over-coverage) 포함에 

따른 표성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 다. 그러나 지 까지 네덜란드에서 자기선택  웹 

조사가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조사에 사용된 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국제 사회 움직임과 함께, 한국 통계청에서는 2008년을 기 으로 자원자 패

을 이용한 웹 조사에 심을 갖게 되었고, 이들 활용 방안을 찾기 한 연구가 2009년

에 처음 시도되었다 (통계청, 2009 용역보고서). 이 연구는 하나의 로 국민의식조사에 

련한 사회조사에 그 용 가능성을 모색하 다. 이 연구는 사회조사 자료에 해 성향

가  (propensity weighting) 조정을 함으로써 기 이 되는 확률표본을 이용한 면조사와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간 추정치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일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한 림가 치 (rim weighting)와 성향 수 가 치 방법에 따른 조정 효과 차이는 없

다는 것과 성향 조정변수에 따라 조정 효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 다. 뿐만 

아니라, 국가통계에 비확률표본에 기반한 웹 조사 방법을 활용하기 해서는 꾸 한 연

구가 있어야 한다는 을 강조하기도 하 다. 이로부터 2009년 연구에 이어 2010년 자료

를 이용한 추가  확장 연구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조사에서 자

원자표본 웹 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찾기 해 이론 , 경험  연구를 시도하 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자원자 패  웹 조사는 지 까지 언 한 바와 같이 많은 장단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 까지 연구자들이 검토한 문헌 결과에 따르면, 국제 으로 볼 때 국가통계를 

주도하는 통계 기 에서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방법을 용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 그 지만,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신속한 정보 수요의 증가  조사비용에 

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가통계 기 에서도 자원자 패  웹 조사에 한 심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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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학술계에서는 자원자 패 을 이용한 웹 조사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원인의 편향을 극복하기 한 방법론 연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 한, 실용성 측

면에 한 다양한 경험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가 치 조정 (weighting 
adjustment)을 심으로 자원자 패  웹 조사의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

지만, 모든 자료에 획일 으로 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즉, 자료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자료에 포함된 변수에 따라, 성향변수 선택에 따라 그 조정 효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목 은 2009년 연구 결과에 이어 (통계청, 2009), 2010년 사회조사 자료

에 성향 수 가 치를 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그리고 성향 수 가 치 

용을 통해 웹 조사의 편향을 일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편향

을 이기 한 방법으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성향 수 조정 방법을 사용하 다. 
사회조사는 매년 5개의 다른 주제에 해 100여 개 이상의 항목에 해 조사하고 있다. 

한 사회조사가 국민의식조사와 련되어 있고 해당 가구원 모두 응답해야 된다는 

에서 응답률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실  측면을 고려하여 웹 조사 방법의 

실용성을 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향 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 방법의 심사항

들은 확률표본에 기반한 면조사와 자원자표본 웹 조사 간의 차이를 얼마나 일 수 

있을 것인가, 가 치 조정을 통해 비확률표본 웹 조사 추정치의 신뢰성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  근과 경험  분석

을 시도하 다. 
연구목  달성을 한 구체 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과정은 1), 2), 3), 4)의 순

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1) 문헌 연구  

 ○ 자원자 패  웹 조사의 특성을 심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원자 패  웹 조사에서 

기인한 자기선택 편향 (self selection bias), 비포함 편향 (non coverage bias), 무응답 

편향 (nonresponse bias)이 이러한 웹 조사 추정에 어떤 향을 주는지를 악한다. 
 ○ 웹 참여 성향가 치 조정에 한 방법론을 검토한다. 특히, 성향 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 방법의 특성을 악한다. 
2) 성향변수 탐색 

 ○ 성향변수는 성향가 치 방법을 용할 때 필요한 성향 수 계산에 이용된다. 
 ○ 성향 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에서 가장 요한 핵심은 어떤 가 치 방법을 

용했느냐보다는 어떤 성향변수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성향 조정변수 선정

은 주로 문가  견해, 경험  노하우, 통계  분석에 근거한 과학  방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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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가  의견과 조

사항목  공표 성격 그리고 경험  노하우 등을 토 로 성향변수를 선택하 다. 
통계  방법은 1차 으로 조사방법 ( 면조사 vs. 웹 조사)과 심변수 (각 조사항

목) 간의 분석을 통해 조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선정하 다. 
그리고 2차 으로 이들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조사방법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 다 (유의수  0.05). 이 게 선정된 변수는 그 변수의 공표 

가능성과 범 , 무응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몇 개 변수는 배제하기도 하 다.
3) 가 치 조정 방법 용

 ○ 성향 수를 이용한 성향 수 모형 (propensity score model)을 사용하 다. 
 ○ 성향 수 모형을 이용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가 치 (base weight)는 “웹 

패  자원자 수/웹 표본 수”를 사용하 다. 이때 기본가 치 계산은 지역별 (16
개 시도), 성별 (남/여), 연령별 (20  이하, 30~40 , 50~60 , 60  이상) 층을 사

용하 다. Rim 가 치도 기본가 치로 사용해 보았다. 
4) 사후 Calibration
 ○ 웹 조사의 편향 조정을 목 으로 가 치를 용할 경우, 가 치 용 후에 체

로 인구․지리  구성 분포가 흐트러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Lee,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성향조정 가 치가 붙은 웹 표본에 

rim 가 치를 추가로 용해 보고자 하 다. 
 ○ 이것은 일종의 칼리 이션 차로 (Deville 와 Sarndal, 1992), 2차 조정을 목

으로 사용된다. 칼리 이션 차는 조정된 웹 조사 표본이 목표 모집단과 유사

하도록 보정해 다. 칼리 이션은 분산을 일 수 있고 성향조정에 의해 다루

어지 않았던 무응답과 미포함 오차를 조정할 수 있다 (Kim, Li, 와 Valliant, 2007; 
Kott, 2006)고 알려졌다. 

 ○ 성향 수 방법으로 웹 표본의 공변량 (covariate) 분포가 거조사에 근사하도록 

조정하더라도 거조사 자체는 여 히 칼리 이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미포함 

오차에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웹 조사가 총수 (totals)를 추정할 때 요

하다. 칼리 이션에 사용되는 공변량들은 성향 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와 같

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Lee, 2009).
 ○ 본 연구는 사후 칼리 이션 용을 고려하 으나, 결론 으로 결과치에 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후 칼리 이션을 하기 해 모집단 분포가 알려진 

몇 개 변수를 사용한 결과, 많은 변수들이 오히려 칼리 이션 에 비해 후에 

거조사 추정치로부터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원인은 

본 연구와 별도로 향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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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점과 기대효과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조사는 2년에 걸쳐 매년 서로 다른 분야에 해 조사하고 있

다. 이런 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2010년 자료에 국한하여 성향 수 조정을 용

하 다는 에서 사회조사 체로 확 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향조정

에 요한 성향변수의 경우, 2010년과 2009년 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변수가 다르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선택된 성향변수를 일 성 있게 용하기는 어렵다. 향후 두 개 년도 

자료에서 선택한 성향변수가 동시에 조사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규모 통계조사를 통해서 자원자표본 웹 조사 방법을 검토하 다는 에

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조사와 같이 항목이 많고, 연차별로 다르게 조사되

는 조사에서 이러한 조사방법의 실  가능성을 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비확률표본 웹 조사 자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

반 연구자들이 심과는 다르게 쉽게 근하기 어려운 분야기도 하다. 이런 에서 본 

연구는 학술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제2절 자원자 패널 웹 조사

1. 기본 특성

본 에서는 자원자 패 을 이용한 웹 조사의 개념과 특성에 해서 주로 Bethlehem 
(2010)과 Lee (2009, 2006)를 인용하고 이 외에도 련된 선행 연구 문헌들을 정리하는 

수 에서 설명하고자 하 다. Bethlehem (2010)은 두 가지 측면에서 웹 조사 결과에 한 

신뢰성을 얘기하고 있다. 모집단에 한 과소포함과 조사 참여에 한 자기선택 (self 
selection) 상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상은 편향된 추정치를 유도하기 쉽고, 따라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과소포함은 조사에 사용된 표본 선택 차가 목표 모집단의 군가는 선택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료가 인터넷에 의해 수집되었다면, 인터넷에 근이 가능한 

사람만이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항상 인터넷 사용자보

다 훨씬 더 넓은 범 를 포함한다. 이것은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에서 배

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ethlehem (2010)은 평균 으로 볼 때 인터넷에 근하는 사람

은 근하지 않는 사람과 그 특성이 다르다고 하 다. 결과 으로 웹 조사 결과는 제 



296  2010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모집단이 아닌 단지 인터넷이 있는 부차 모집단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게 얻어진 

조사 결과는 체 모집단 정보로 일반화하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웹 조사에 기 하여 

얻어진 모집단 추정치는 편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자기선택은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한 여부를 완 히 개인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웹 조사의 경우, 조사 질문지는 단순히 웹에 올려지게 된다. 이 조사 질문지

에 한 응답 상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웹 사이트에 방문해서 

조사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때 조사 연구자는 인터넷에 근하는 사람들이 조사

에 한 참여 여부를 단하는 과정을  제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조사에서 조사 

참여 여부 결정에 해 자기선택  방법을 용한다는 것은 결국 확률표본추출의 원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랜던표본추출일 경우에 확률이론이 용될 

수 있다. 이 게 함으로써 조사추정치에 해서 불편추정치를 얻을 수 있고, 추정치의 정

확성을 측정할 수 있다. 확률표본추출 패러다임은 1940년  이후 국가통계와 아카데미 통

계에서 용되어 왔고, 아주 드물게는 많은 상업  시장조사에서도 사용되었다. 불행하게

도, 많은 웹 조사는 확률표본추출 신에 응답자의 자기선택에 의존한다. 이것은 조사결과

의 품질에 심각한 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확률표본추출 이론이 용

될 수 없고 추정치는 편향되기 쉽다 (Bethlehem, 2010; Lee, 2006; 2009).
[그림 5-1]은 자원자 패 을 이용한 웹 조사에서 조사 참여자들에 한 선택 차를 나타

낸다 (Lee, 2009). 자원자 패  웹 조사는 가장 리 사용되는 웹 조사 방법으로, [그림 5-1]
을 이용하여 조사과정에서 포함과 자기선택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1] 자원자 패널 웹 조사 원칙 (Lee, 2006 Fig.1 발췌)

[그림 5-1]에서 보면, 일반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웹 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지는 않

는다. 즉 웹 근이 가능한 사람만 패 에 들어올 수 있다. 패  모집은 다양한 유형의 

고 (배 , 팝업, 이메일 등)를 주로 이용한다. 조사 참여는 완 히 자발 으로 일어난

다. 이때 자기선택에 의한 참여자는 자신에 한 기본 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지만 참여

자의 정보나 신분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패  임이 구축되면 조사 연구자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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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부터 패 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이 게 추출된 표본을 상

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Lee, 2006).

2. 총 조사 오차

통 인 조사방법과 마찬가지로 자원자 패  웹 조사는 체 인 조사결과에 해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오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오차들로부

터 래되는 궁극 인 결과는 조사추정치와 추정된 모집단 특성 간의 불일치이다. 이러

한 불일치를 총 조사 오차 (total survey error)라 부른다. 총 조사 오차는 크게는 표본 오

차와 비표본 오차로 나뉜다. 여기서 [그림 5-2]에 언 된 오차  주로 웹 조사와 련된 

오차에 해서 설명한다. 나머지 개념들에 해서는 (Lee, 2010; Bethlehem, 2010)을 참고

할 수 있다.

[그림 5-2] 조사 오차 원리 (Bethlehem, 2010 Fig.1 발췌)

표본오차는 표본추출에 따른 오차로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 크기와 같아진다면 표본

오차는 0이 된다. 표본오차는 추정오차 (estimation error)와 스펙오차 (specification error)
로 구성된다. 추정오차는 랜덤추출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고, 추정오차

는 확률이론을 통해 측정할 수 있고 표본설계를 통해 제어할 수 있다. 스펙오차는 표본

설계에서 정의된 선택확률과 실제 선택확률이 다를 때 발생한다. 스펙오차는 추출 

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추출 임에서 선택된 웹 조사에서 스펙

오차는 발생할 수 있고, 자기선택인 경우 선택확률은 알 수조차 없다. 과 포함오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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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오차는 당한 추출 임이 사용된 웹 조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자기선택  웹 

조사의 경우 과 포함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다. 가 질문지를 작성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면 원이 없고 조사에 해 연구자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설계 

흐름상 심각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Dillman 등, 2008; Couper, 2008). 과소포함은 

자료수집 방법으로 인터넷이 사용되고 목표 모집단이 인터넷 모집단보다 더 범 가 넓

다면 훨씬 심각하다. 한 웹 조사는 조사 련자가 조사에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응

답에 해 자유롭지 못하다.
요약하면 총 조사 오차 측면에서 자원자 패  웹 조사는 모집단에 한 과소․과

포함 오차와 스펙오차, 무응답 오차 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확률표본 조사가 가

지고 있는 모든 오차에 비확률표본에 따른 오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확률표본에 의한 오

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 비확률표본에 따른 자기선택 편향은 확률 기반 

조사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 자원자 패널 웹 조사 처방

자원자 패  웹 조사가 자료수집 방법으로서 기존의 통 인 면조사나 화조사

의 좋은 안이긴 하지만, 조사의 총 오차와 련해서 볼 때 과학  자료의 질을 암시하

지는 못한다 (Groves, 1989). 왜냐하면 [그림 5-1]에서처럼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

할 때 선택 메카니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연구자가 각 단계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자 패  웹 조사의 가장 큰 은 일반 모집단에 해 불확실하고 불완

한 커버리지에 있다. 일반 모집단  조사 참여를 선택한 비율만이 웹에 근한다는 

사실은 일반 모집단에 한 표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따라서 [그림 5-2]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미포함, 비확률 추출, 무응답 등은 종합 으로 조사에 작용하여 웹 조사 추정치

의 일반화를 어렵게 한다. 요약하면 이는 선택편향으로서 선택 메카니즘이 랜덤성을 보

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웹 조사에서 발생하는 선택편향에 한 문제를 해결하고 웹 조사 추정치의 질을 향상

시키기 해 다양한 가 치 기법들이 용되어 왔다. 를들어 사후층화 (post stratification)
나 성향 수 조정과 같은 방법이다. 사후층화는 통 인 사후조사 조정에 해당하고, 이
는 웹 조사의 편향을 보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으로 성향 수 조정이 등장하 고 웹 

조사 자료의 사용을 쉽게 하기 해서 필요한 방법이지만 여 히 많은 논의 에 있다 

(Lee 와 Vaillant, 2009; Loosveldt 와 Sonck, 2008; Schonlau 등, 2009; 등). 이는 사후 으로 

편향을 조정한 후 웹 조사의 표성이 향상되었는지에 한 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

이다. 특히 자원자 패  웹 조사에 해 성향 수 조정을 통해 선택편향을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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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많은 연구들 (Schonlau 등, 2004; Danielsson 2002; Taylor 2000)이 있는 반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들도 있다 (Lee, 2006; 2009; Steinmetz 와 Tijdens, 2010,  
Bethlehem, 2010 등). 이에 해 특히 Lee (2006; 2009)는 웹 조사 편향 조정을 한 성향

수 조정 방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심으로 1) 웹 조사와 성향 수 조정이 태어나게 된 

상황 간의 유사성을 면 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 고, 2) 웹 조사를 한 성향 수 

조정 뒤에 숨겨진 수학  근거가 명백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
리고 3) 성향 수 조정으로 인해 더 커지는 분산 성분에 해 언 하고, 성향가 치 

용으로 인해 추정치의 분산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추정치의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자원자 패  웹 조사를 용하는 데 있어서, 추정치에 한 편향은 물론이고 

분산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통계와 같이 정확성이 요구되는 조사일수록 추

정치의 신뢰성 유지에 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확률표본 웹 조사 추정치

에 한 편향을 이는 신 분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  용에 있어서 신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성향조정 방법

1. 기본 배경

확률 표본조사 이론이 과학 인 조사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확률표본을 

사용할 경우 불편 추정치 (unbiased estimate)를 기 할 수 있다는 이 크다고 하겠다. 이
는 표본이 특정 변수의 향에서 벗어나 랜덤하게 추출되기 때문이다. 확률표본 이론은 

표본 추출틀 (sample frame)은 모집단에 해 100% 커버리지 (coverage)를 충족하고, 100%
의 응답을 얻는다는 제에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은 표본 추출보다는 다

른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편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표본조사에서는 그다지 실성

이 없다. 최근 이러한 가정들이  효력을 잃어가면서 조사 연구자들은 발생 가능한 편

향을 이는 방법을 찾기 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 치 조정 (weighting 
adjustment)은 그러한 편향에 한 사후 처방책으로서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  하나

이다. 가 치 작업은 조사추정치의 정도를 높이고 편향을 일 수 있다 (Groves, 2006; 
Little, 1993; Little and Vartivarian, 2005). 이때 가 치 조정은 조정에 사용된 변수에 의존

한다. 비록 가 치 조정이 조사 결과에 해 가 치에 따른 변동을 더하게 됨으로써 조사

추정치의 분산을 증가시키지만 (Kalton and Flores-Cervantes, 2003), 편향 축소는 조사에 

있어서 최우선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표본조사가 정확한 추론을 한 가 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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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하기만 한다면 최신 부분의 통계 소 트웨어 패키지들은 조사추정치를 구하

는데 있어서 가 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성향 수 조정은 조사통계에서 가 치 조정을 한 보조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Lee 와 Valliant (2007)은 이 분야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제시한 바 있다. 성향 수 조정은 

측자료를 이용한 casual inference 에 한 문헌에서 시작된다 (Rosenbaum 와 Rubin, 1983, 
1984; D’Agostino, 1998). Causal inferences 는 실험 (experiment)이 필요하고, 그 실험은 확률

표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 인 제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 실험연구에 있어서 

확률실험은 실 하기 어렵고, 비 실 이며 때로는 비윤리 일 수 있다. 그래서 연구자

들은 종종 확률실험 자료 신에 찰 자료로 제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조군과 실험

군에 포함된 표본 특성은 실험 요인뿐만 아니라 외  다른 특성들에 의해서도 다를 수 

있다. 두 그룹 간 결과를 비교할 때, 결과들은 편향을 수반하는 다른 특성들과 교락될 수 

있다. 우리는 그룹 간 교락 요인들의 분포를 균형 있게 맞출 필요가 있다. 성향 수 조정

은 공변량으로 한 교락 요인들에 해 조군에 한 처리군의 성향을 모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처리군과 조군의 결과가 조건부 성향 수에 비교될 때, 우리는 비교

결과가 선택편향에 덜 향을 받을 것이라고 기 할 수 있다. 
표본조사에서 무응답과 비포함 편향은, 그것들이 랜덤화 가정에 반된 결과일 때, 

측연구에서 선택편향과 유사하게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잘 구축된 성향 수 조정이 

조사 연구 문헌에 등장하게 되었고, 잠재  무응답 (Iannacchione 등, 1991; Lepkowski 등, 
1989; Smith 등, 2001), 늦은 응답 (Czajka 등, 1992),  비포함 편향 (Brick, Waksberg 와 

Keeter, 1996; Duncan 과 Stasny, 2001; Hoaglin 과 Battaglia, 1996; Battaglia, 등, 1995; Garren 
과 Chang, 2002)을 조정하기 해 용되었다. 를 들어, 무응답 성향은 무응답자들의 

연령, 성별, 도시성, 거주 여부와 같이 응답성향이 응답 결과와 련이 있을 것으로 잘 

알려진 특성들을 기 로 모형화한다. 그런 다음 이 합 모형에 의해 무응답 성향 수가 

각 표본개체에 해 추정된다. 이때 합 모형에는 응답자와 무응답자 모두가 포함된다. 
추정된 수가 이용가능하다면, 가 치 조정은 더 높은 무응답 성향 수를 갖는 개체가 

더 높은 가 치를 받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이때 무응답자들은 모형에 포함된 특성변수

들에 해서 그 성향이 유사한 개체들이다. 논리자체는 사후층화와 같은 통 인 조정 

방법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조정에 여러 개의 변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 성향 수 

조정 방법은 사후층화 방법 신에 사용해볼 만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후층화 방법은 

무 많은 층들이 붕괴 (collapsed)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향 수 조정은 모든 교락 요인 

(confounding factor)들이 하나의 크기(값) 형태로 요약되기 때문에 붕괴와 같은 문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조정은 오직 한 개 수만을 기 로 이루어진다. 
성향 수 조정이 비확률 표본조사에 용되었다. 비확률 표본조사는 주로 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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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선택편향과 같은 비확률 이슈와 련된 자원자에 의한 웹 조사에 해당된다 

(Terhanian 과 Bremer, 2000; Lee, 2006; Schonlau 등, 2009). 비확률표본과 확률표본에서

의 무응답과 비포함이 갖는 한 가지 차이는 후자는 확률표본추출 내에서 랜덤화 이론

이라는 명백한 가정에 배되는 것이고, 반면에 자는 랜덤화 원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서 보면, 비확률표본에서 선택편향에 의한 향은 심지어 확

률표본에서 무응답과 비포함이 주는 향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무응답과 비포함의 

크기는 자원자 웹 조사가 확률표본조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Couper, 등, 
2007).

이 분야 연구 문헌들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성향 수 조정은 편향을 

이는데 효과 이라는 것을 보 다 (Lee, 2006; Harris Interactive, 2008; Schillewaert 와 

Meulemeester, 2005; Schonlau 등, 2009; Taylor 등, 2001). 그러나 편향 축소가 모든 변수

에 해서 보편 인 상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편향이 조정 후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성향 수 조정이 단지 임기응변  처방이라는 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것

은 아니다. 즉, 이 처방책은 그런 편향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론 으로 보장된 확률표본

과 달리, 선택편향을 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비록 자주 논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향 수 조정의 큰 단 은 추정치의 변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계  효율

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Lee 와 Valliant, 2009). 그런 의미에서, 성향 수 조정은 편향 축

소 신 분산 증가에 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 편향과 분산을 모두 포함하는 조사의 총 

오차 에서 보면 성향 수 조정에 의한 이 은 편향 측면만 고려할 때에 비하면 그

게 크지는 않다. 

2. 성향점수 조정 방법

가. 준거조사

자원자 패  웹 조사에서 성향 수 조정은 거조사 (reference survey) 자료가 존재한

다는 것을 가정한다. 거조사는 웹 조사와 평행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자원자표본 웹 

조사에 한 성향 수 조정은 에서 언 한 무응답 성향조정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

을 따른다. 유일한 차이는 이 경우는 거조사라는  다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조사는 조군 역할을 하고, 웹 조사는 처리군 역할을 한다. 이 아이디어는 벤치마

크로서 거조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거조사는 가능하면 거표본의 성향 수 분포와 

비슷하도록 웹 조사 표본의 성향 수 분포를 만든다. 
이런 이유에서, 거조사는 표본 선택의 랜덤화, 무응답  비포함에 해서 최상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거조사의 품질은 조정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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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조사는 웹 조사에 한 자발  참여 성향에 향을  것으로 기 되는 변수들을 반

드시 포함해야 한다. 성향 모형이 많은 공변량을 포함할수록, 일 성 있는 공변량 집합

이 나올 때까지 거조사에서 많은 공변량에 한 자료 수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물론, 이 변수들이 성향을 잘 측하는 만큼 조정 효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거조사는 표본 크기가 클 필요가 없다. 그 지만 표본 크기가 작으면 이는 추정치

의 변동을 크게 할 수 있고 성향 모형에 한 잔차 (residual)를 크게 할 수 있다. 거조

사는 목표 모집단이 같고 특별한 효과가 기 되지 않는 한 하나 이상의 웹 조사에 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효과 (context effect)와 같은  다른 측정 이슈에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경우, 통 인 방법으로 수집되는 면조사가 

거조사에 해당된다. 거조사의 표본 크기는 약 17,000가구로 확률층화계통추출 방법

에 의해 추출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4 에서 하기로 한다.

나. 자원자표본 웹 조사에서 성향점수 조정

성향 수는 군가가 조사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모형화해서 

얻게 된다. 보통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고, 태도변수 (attitudinal variable)가 종속변수인 

로지스틱 회귀 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사용된다. 이때 태도변수는 조사 참여자

가 왜 조사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설명변수가 주어지면 참여확률 즉, 성향 수를 추정하게 된다.

성향 수 추정

두 개의 표본이 있다고 가정하자. 하나는 자원자 패  웹 조사 표본   이고, 이 조

사의 표본 크기는  ,  각 개체에 한 기본가 치 (base  weight)를 
  라 하자. 

  ⋯ . 다른 하나는 거조사 표본   이고, 표본 크기는  , 기본가 치는 
 , 

(  ⋯ )라 하자. 이때 자원자 패  웹 조사 표본이 확률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가 치 
  는 선택확률의 역수가 아닐 수 있다. 체로 기본가 치   는 1인 경우가 많

다. 그 지만 사회조사에서와 같이 웹 조사 표본이 웹 조사에 자원한 사람들로 구성된 

패 로부터 확률추출된 경우라면 패 에서 표본 가 선택된 확률의 역수가 사용될 수 

있다 즉, 웹 조사에 한 기본가 치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는 웹 패  수를 

나타낸다. 
성향 수 추정을 한 첫 단계는 거 표본과 웹 조사 표본을 합해서 하나의 자료 셋

을 만드는 것이다. 통합된 자료는   ∪이고 통합된 자료의 크기는       
과 같이 표 한다. 이 게 구성된 자료 로부터 성향 수를 추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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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개체의 성향 수는 보조변수 (설명변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개체가 거조사보다 

자원자 패  웹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

성향 수 추정에는 웹 조사와 거조사 모두에서 수집된 공변량을 포함한 회귀모형

을 사용한다.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

이 게 성향 수가 추정되면, 다음 단계는 이들 성향 수를 이용하여 성향조정에 사

용될 가 치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그룹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해 사용된다. 방법으

로는 추정한 성향 수에 해 매칭 (matching), 층화 (stratification), 공분산 조정 (covariance 
adjustment), 가 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Steinmetz 와 Tijdens, 2010). 이 에서는 우리

는 층화방법과 가 치 방법을 이용하여 웹 조사의 성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

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층화방법과 가 치 방법만 소개한다.

성향 수 가 치 작성

① 층화방법

이 방법은 성향조정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하나이다. 성향 수가 추정

되면, 이 수들은 모집단을 층화하는데 사용된다. 각 층은 거의 같은 성향 수를 갖는 개

체들을 구성한다. 실제로 같은 층 내에 있는 모든 개체들의 응답 성향이 같다면, 웹 모집

단에 있는 개체들만이 추정목 으로 사용될 경우 추정치에 한 편향은 없을 것이다. 

추정된 성향 수를 기 로 거표본과 웹 표본이 모두 포함된 자료 를 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표본 를 개의 부그룹으로 나 다. 이때 각 부그룹은 동일한 개체수를 

포함하게 된다. Cochran (1968)은 편의상 사분 수 분기  (quantile point)을 이용하여   

를 제안하 다. 실제로 5개 보다 많은 그룹을 사용할 경우, 부그룹 구간이 더 좁게 형성되

기 때문에 훨씬 동질 인 그룹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5개의 부그룹을 사용하 다. 

우선 개의 부그룹으로 나 고,   그룹 내의 표본을 , 표본크기를   
  

라 

하면, 표본 에 포함된 개체 수는 각 그룹에 포함된 개체 수를 더한 것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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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계수 (adjustment factor)를 계산한다. 이때 조정계수는 번

째 그룹의 웹 조사 자료 (
)에 포함된 모든 개체에 용될 것이다.

 
∈


∈




∈


∈



 
                                                .

여기서 
 

는 번째 그룹 내의 거표본과 웹 표본을 나타낸다. 만약 의 식에서 기

본가 치 가 선택확률의 역수라면 (즉, 확률표본),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아진다. 

 
 


 

                .

이때, 

 
∈  


  (    )는 거 는 웹 조사를 기 로 추정한 모집단 개수를 

나타내고,  




이다. 웹 표본의   그룹 내 번째 개체에 한 조정된 가 치는 웹 

조사의 기본가 치에 조정계수를 곱하는 형태이다. 


  

 









․  .

만약 기본가 치 가 1이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런 조정계수는 가 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거조사와 웹 조사 모두에 

한 모집단 크기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모집단 총수 추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게 계

산된 가 치는 성향 수 개념에서 웹 조사 표본 분포와 거조사 표본 분포를 같도록 

한다. 를 들면, 에서 계산한 성향 수에 의해 조정된 가 치를 사용하여 웹 표본으

로부터    그룹 내의 모집단 총수를 추정할 경우, 총수 추정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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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변수 에 한 평균 추정은 다음 식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가 치 방법

성향 수 조정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가 치로서 성향 수의 

역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Rosenbaum, 1984; Schonlau 등, 2007). 성향 수는 웹과 거조

사 응답자 모두에 련하기 때문에 두 표본에 한 성향 수 가 치는 직 으로 다음

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는 표본 가 웹 조사에 참여할 확률로서 성향 수를 

의미한다.

     표본 가 웹 표본에 포함
      표본 가 준거표본에 포함  

지 까지 언 한 성향 수 가 치 조정에 해 몇 가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자면 다

음과 같다. 웹 조사에 한 거조사가 필요하고, 이때 거조사의 표본크기는 웹 표본 

크기보다 더 작게 된다. 만약 웹 표본보다 거 표본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거 표본

은 모든 웹 조사에 해 수행되어야 하고 웹 조사의 장 으로 부각되어 있는 비용에 

한 효과는 상실할 수 있다. 한 일반 인 표본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선택편향에 한 

성향 수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분 과학  조사는 확률표본이기 때문에 

불편추정량을 기 할 수 있다. 성향 수 조정은 조사통계 분야에서 그 게 독특한 방

법은 아니다. 특히 사후조사 조정에 사용된 성향 수 조정은 커버리지 문제, 늦은 응답, 
무응답으로부터 발생하는 조사추정치의 편향을 이기 한 조정 가 치를 생성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3. Rim 가중법

림 가 은 모집단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주변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 용할 수 있

는 가 치 보정 방법으로 각 특성 변수의 주변 분포를 이용하여 반복 으로 셀 내의 모

집단 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모집단의 주변 분포만 알면 용이 가능하므로 

고려할 특성 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빈 셀 문제에도 보다 극 으로 

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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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10 20 30 40 50  이상 가 합

여자 300 1,200 60 30 30 1,620

남자 150 1,080 90 30 30 1,380

가 합 450 2,280 150 60 60 3,000

<표 5-1> 표본조사 결과

림 가 치 방법은 Deming과 Stephan (1940)이 처음 제안한 이래 실 인 유용성 때문에 

실제 문제에 활용되기 시작하 다. 이 방법은 가 값을 반복 으로 수정해 가므로 수정된 가

치의 수렴 여부가 요한데, 모든 칸의 표본수가 0이 아니라면 수렴한다는 결과가 있다 

(Ireland와 Kullback, 1968). 그러나 만일 일부 칸에서 표본수가 측되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Thompson, 1981). 이 방법으로 구한 최종 가 치는 설계 가 치를 보조정보로 이용

하여 수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불편추정량도 일치 추정량 (consistent estimator)도 아니다. 그
지만, 이 방법은 주요 보조변수에 하여 표본 추정 결과를 모집단 비율과 일치시킴으로 추정

의 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 이 있다. 한 단순임의추출에 의한 표본뿐 아니라 일반

인 추출법에 의한 표본에도 용이 가능하다 (허명회 등, 2005). 
림 가 치 작성을 한 알고리즘은 다양하다. 여기서는 Little과 Wu (1991)의 방법에 

해 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교차표에서 각 셀에 

포함된 빈도를 라 하고, 을 체 표본 수라고 하자. 이에 한 림 가 치 작성 차

는 다음과 같다.

step1. 먼 ,  (=각 표본 셀의 빈도/표본 크기)과 같도록 가 치를 기화 한다.  

step2. 

 ×









. 기본가 치에 해 행 가 치를 계산한다.

step3. 

  ×









. step1에서 계산된 결과에 해 열 가 치를 계산한다.

step4. 모든 에 해서 


  , 


  이 될 때까지 step2와 step3을 반복

한다.

를들어 성별(2범주)×연령(2범주) 교차표가 있다고 하자 (<표 5-1>).

주변합에 한 모집단 총수는 여자는 1,510명, 남자는 1,490명, 10  600명, 20  2,120
명, 30  150명, 40  100명, 50  이상 30명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제5장 사회조사에서 자원자표본 인터넷조사 추정  307

제5장

           j
  i

10 20 30 40 50  이상 가 합

여자 279.63 1,118.52 55.93 27.96 27.96 1,510

남자 161.96 1,166.09 97.17 32.39 32.39 1,490

가 합 441.59 2,284.61 153.10 60.35 60.35 3,000

           j
  i

10 20 30 40 50  이상 가 합

여자 379.94 1,037.93 54.79 46.33 13.90 1,532.90

남자 220.96 1,082.07 95.21 53.67 16.10 1,467.10

가 합 600 2,120 150 100 30 3,000

           j
  i

10 20 30 40 50  이상 가 합

여자 375.59 1,021.47 53.72 45.56 13.67 1,510

남자 224.41 1,098.53 96.28 54.44 16.33 1,490

가 합 600 2,120 150 100 30 3,000

Step1) 먼  행을 조정한다. 각 행에 추정된 행 모집단
실제 모집단 행 총수  를 각각 곱한다. 즉, 여자 

해당 행에는 1,510/1,620, 남자 해당 행에는 1,490/1,380을 곱한다.

와 같이 행 주변합은 모집단 실제값과 같아진다. 그 지만 열 주변합은 같아지지 않는

다. 그래서 이제는 열에 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step2) 바로 에서 조정된 교차표의 각 열에 해서 새롭게 추정된 열 모집단
실제 모집단 열 총수

을 곱

한다. 즉, 10  열에는 600/441.59, 20  열에는 2,120/2,284.61 등과 같이 모든 열에 해

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한다. 이 게 하면 열 주변 합이 모집단 참값과 같아지고, 행 

주변합은 다시 흐트러지게 된다.

Step3) step2)의 결과를 다시 행에 해 주변분포를 모집단과 같게 조정한다. 즉, 여자 

행에는 1,510/1,532.90, 남자 행에는 1,490/1,467.10을 곱한다. 이 게 함으로써 다음의 표

와 같이 조정 의 각 셀은 새로운 셀 값으로 채워지게 바 게 된다. 조정 의 20  남

자는 1,080명으로, 조정 후 1,098.53명에 비해 약간 과소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20  남자 셀에 해당된 각 개인은 ≈ 의 가 치를 부여받는다.

지 까지 설명한 림 가 치 방법은 수렴이 느릴 수 있고, 수렴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가 있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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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제 자료분석

본 에서는 2010 사회조사 결과에 해 웹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성향을 조정

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의 목 은 2010년 사회조사 체 항목을 상으로 성향 수 조정

을 용하고, 이를 통해 웹 조사 추정치가 거조사 추정치에 어느 정도 근 해지는 지 

평가하는 데 있다.  

1. 자료

사회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련된 사회  심사와 주  의식에 한 사항을 

조사하여 국민의 삶의 수 과 사회  변동을 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조사는 2개년에 걸쳐 10개 역 조사를 목 으

로 매년 5개 역으로 나 어 조사하고 있다. 2009년에는 문화와 여가, 복지, 소득  소

비, 노동, 사회참여 등 5개 역을 조사하 고, 2010년에는 보건, 교육, 안 , 가족, 환경 

등 5개 역을 조사하 다. 사회조사는 통 인 면조사 방식으로, 조사원이 17,112 
가구를 직  방문하여 응답을 얻는다. 2010년 사회조사는 5월 17일부터 20일에 걸쳐 실

시되었다. 
그러나 조사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사회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늘어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면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응답률이  어들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한 안으로 응답 가구를 직  방문하지 않고 쉽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웹 

조사 방식이 각 받고 있다. 게다가 응답 상자조차도 스스로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

는 가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자원자 패  웹 조사에 한 연구의 심이 높다. 이런 연

구를 해 거조사가 필요하고, 2010년 면방식의 사회조사는 본 연구의 거조사가 

된다. 즉, 거조사는 자원자 패  웹 조사가 웹 참여 성향조정을 통해 얼마나 거조사

에 근 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한편, 사회조사는 2009년과 2010년 두 조사에서 자원자 패  웹 조사를 병행하 다. 

웹 조사는 연구를 목 으로 실시된 것으로 실제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하는데 사용하지

는 않았다. 웹 조사는 사회조사 실시기간에 동시에 진행되었다. 우선 웹 조사를 해 

이 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원자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응모하 다. 이 게 구축

된 자원자 패  8,135가구는 비확률 기반 패 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구축된 패 로

부터 지역, 성, 연령별 확률  층화에 의한 가  리스트 계통추출법 (systematic sampling 
from the weighted list)에 의해 1,500가구를 추출하 다. 표본크기 1,500에 한 설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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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표본의 분산 (sample variance)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추출 변수는 연령 (5개 범

주), 성 (2개 범주), 동․읍면 (2개 범주), 시도 (16개 범주)를 사용하 다. 앞에서 나열한 

추출변수 순서 로 정렬하여 계통추출 시 내재  층화 효과를 얻고자 하 다. 

2. 자료전처리 및 성향변수 선택

무응답 체 

자원자 패  웹 조사결과의 조정을 해 본 연구에서는 성향 수를 이용한 조정을 

사용하 다. 성향 수 조정은 성향변수 선택이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한다. 이때 성향

변수는 무응답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무응답이 포함된 변수에 해서는 성향 수를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무응답이 포함된 변수는 항목 체를 실시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핫덱 (hot-deck) 방법을 사용하여 항목 무응답을 체하 다. 무응

답은 성별 (2개 범주) * 연령별 (5개 범주) * 시도별 (16개 범주) 변수를 고려하여 160개 

층을 형성하고, 이 무응답층에 해서 핫덱 무응답 체를 실시하 다. 

성향변수 선택

사회조사 주요 조사항목은 무응답 체된 항목을 고려하여 총 102개에 해당된다. 여
기서 102개 항목은 세부항목을 제외한 가장 상 의 항목만 해당하고, 15세 미만 가구원

에 한 세부 질문 항목은 제외되었다. 이 102개 변수는 성향변수 후보에 해당되고, 이 

변수들을 상으로 조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성향 조정변수로 고려

하 다. 우선 조사방법( 거조사 vs. 웹 조사)과 변수 간 연 성 분석( ,  통계량 사용)
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1차 으로 선정하 다. 여기에 조건부 변수라든가 

변수의 성격상 매우 은 수의 응답자의 의견을 반 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 최종 선정

된 변수들에 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방법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정하 다. 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유의수  0.05를 근거로 두 조사 방법 간에 차

이가 있는 변수는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할 때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에 

해당된다. 따라서 범주의 개수가 무 많은 경우, 변수의 개수는 유의성 검정의 워를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즉, 변수의 개수 때문에 변수의 효과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범주형 변수들의 범주 개수를 여서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5  리커트 척도 문항에 해서는 3개 범주로 축소하 다. 를들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의 5  척도의 경우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만
족’,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하여 ‘불만족’으로 만들었다. 즉, ‘만족’, ‘보통’,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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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등 3개 범주를 분석에 사용하 다. 리커트 척도가 아닌 변수에 해서는 내용상 유

사한 항목을 묶어서 하나의 범주로 사용하기도 하 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범주 

정보에 한 변경 ․후는 <부표 5-3>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질문지 항목 에서 ‘학교 식 만족도’와 ‘학교주변식품 만족도’에 한 두 질문

내용의 연 성이 매우 높다 (p=0.001). 그래서 두 변수  학교 식 안 도 한 “학교

식 만족도” 변수는 변수의 개수를 가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제외키로 하 다. “인
터넷조사 참여의향” 변수는 두 조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향조정 가 치

의 극단값에 향을  것으로 단되어 최종 성향변수에서 제외하 다. 뿐만 아니라 거

처종류 변수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이는 조사 참여자들의 성향보다는 일

반 인 모집단 차이에 의한 원인이 크다고 단되어 조정변수에서 제외하 고, 성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이는 표본추출 시 모집단 분포가 사 에 고려된 주요 

인구학  특성 변수라는 에서 성향 조정변수에 포함하기로 하 다. 따라서 최종 으

로 선정된 변수는 17개에 해당된다. 추가로 시도 구분 변수를 성향변수로 포함해서 분석

을 시도하 다. 시도에 따라 웹 조사 참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평가변

수의 성향조정결과가 시도변수가 포함되기 에 비해 웹 조사 추정치가 거조사에서 

더 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변수는 성향 조정변수에 사용하지 

않았다.
최종 으로 선택한 17개 성향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2> 인구학적 및 비인구학적 특성변수

인구학   비인구학  특성변수

질문내용 범주 질문내용 범주

1.연령 5 10.자신의 법수 인식 5

2.성별 2 11.범죄 험 인식정도 5

3.교육정도 8 12.부모부양 책임자에 한 견해 5

4.배우자 유무 4 13.녹지환경변화 체감정도 5

5.자동차 운 여부 2 14.환경운동 참여노력정도 4

6.경제활동 행 여부 2 15.식품안  인식도 5

7.가구소득수 8 16.스트 스 체감정도 4

8.자살충동 경험여부 2 17. 반  생활만족도 5

9.학교주변식품 안 인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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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odds
Pr

(>|z|)
변수 odds

Pr

(>|z|)

거처종류(ref.단독) 아 트 1.151 0.200 자신의 법수 (ref.잘지킴) 보통 0.959 0.649 

연립/다세 1.731 0.000 *** 안지킴 0.572 0.068 

유형태(ref.자택) 세 등 0.957 0.623 범죄 험인식 보통 0.221 0.231

성별(ref.남자) 여자 1.096 0.497 안지킴 0.665 0.009 **

교육(ref.고등 미만) 고등 이상 2.586 0.000 ***
교육기회의충족

(ref.그 다)
아니다 1.175 0.091 

연령(ref.20  이하) 30 1.342 0.102 
부모부양책임

(ref.본인, 가족)
정부,사회 1.72 0.000 ***

40 1.781 0.003 *** 입양의향(ref.의향 있음) 의향없음 1.052 0.539 

50  이상 1.027 0.909 혼 동거가능(ref.동의) 반 1.003 0.969 

혼인상태(ref.유배우) 무배우 0.627 0.000 ***
가사분담책임

(ref. 반이상 부인책임)
공평분담 1.116 0.238 

운 여부(ref. ) 아니오 1.392 0.003 ***
반 이상 

남편책임
0.709 0.207 

경제활동여부(ref. ) 아니오 2.687 0.000 *** 녹지환경체감(ref.좋아짐) 변함없다 0.745 0.002 **

종사상지
(ref.임 근로자)

임 근로자 
외

0.645 0.000 *** 나빠졌다 0.858 0.290 

문계고, 학졸업여
부(ref. )

아니오 530.781 1.000 
환경보호운동참여

(ref.노력함)
노력안함 0.745 0.000 ***

직업 공일치도
(ref.일치)

보통 0.922 0.553 
반 사회안 인식

(ref.안 )
보통 0.824 0.156 

계없음 1.158 0.217 불안 0.878 0.408 

가구소득
(ref.200만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1.311 0.012 **
식품안 인식

(ref.안 )
보통 1.218 0.151 

400만원 
이상

1.056 0.683 불안 1.41 0.019 **

인터넷조사참여의향
(ref.있다)

없다 0.033 0.000 *** 본인건강상태((ref.좋은편) 보통 1.073 0.447 

자살충동경험
(ref.있다)

없다 0.599 0.000 *** 나쁜편 1.201 0.197 

교육비부담
(ref.부담스럽다)

보통이다 0.727 0.061 
반 스트 스정도

(ref.느낌)
느끼지 
않는편

0.566 0.000 ***

부담스럽지
않다

0.831 0.512 안느낌 0.311 0.002 **

자녀유학소망(ref. ) 아니오 0.983 0.892 학교생활만족도(ref.만족) 보통 0.954 0.924 

학교 식안 인식
(ref.안 )

보통 1.367 0.005 ** 불만족 1.724 0.477 

불안 1.435 0.004 ** 생활만족도(ref.만족) 보통 0.572 0.000 ***

학교주변식품안
(ref.안 )

보통 0.514 0.000 *** 불만족 0.645 0.000 ***

불안 0.626 0.012 * 흡연여부(ref피운다) 안피운다 1.155 0.110 

야간보행안
(ref.두려움)

두렵지않음 1.142 0.120 
지난1년간음주여부

(ref.있다)
없다 0.854 0.173 

<표 5-3> 로지스틱 모형에 의한 성향변수 선택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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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변수에 한 거조사와 웹 조사의 분포

      [그림 5-3] 웹 조사와 준거조사 간의 성향 조정변수 결과 분포



제5장 사회조사에서 자원자표본 인터넷조사 추정  313

제5장

17개 성향변수  몇 개 변수에 해서 거조사와 웹 조사 결과에 한 분포를 살펴

보았다.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도 참고로 삽입하 다. 이 변수는 거조사 참여자와 웹 

조사 참여자의 응답이 명확히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나머지 변수에 한 정보는 성향조

정 후 최종 결과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그림 5-3]에서 ‘FTF’는 본 연구에서 거조사로 사용한 사회조사 면조사를 의미한다. 

[그림 5-3]에서 보면 성별과 “자동차운 ”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웹 조사와 거조

사 결과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변수는 거조사와 웹 조사 

모두에서 표본추출 변수로 사용되었지만, 웹 조사 자원자 패 의 연령분포가 은 층 

(20 , 30 )이 많고, 50  이상이 기 때문에 두 조사 간 분포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는 향후 자원자표본 웹 조사에 한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사람들의 비율이 거조사와 웹 조사에서 거의 반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거

조사 21% vs 웹 조사 88%). 자살충동에 해서는 웹 조사에서 자살충동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거조사에 비해 약 10%P 높았다. 이처럼 그림에 제시된 변수 외에도 사회조

사의 부분 항목에서 두 조사 간의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응답성향의 차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때 웹 조사 결과를 공표자료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성향점수 및 가중치 계산

여기에서는 성향 수 모형에 해 최종 선택된 17개 성향변수에 해 성향 수를 계

산하고,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성향 수 가 치를 작성하 다. 성향 수 

계산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 다. 성향 수 계산을 해 우선 거조사 자료와 

웹 조사 자료를 하나의 자료셋으로 만들고, 이 통합된 자료에 해서 로지스틱 모형을 

용하 다.

 


    .

여기서     로, 어떤 사람이 웹 조사에 참여할 확률을 의미한다. 성향

수 계산에 사용된 기본가 치는 로, 시도 (16개 특 역시), 성별 (남여), 연령별 (5
개 범주)을 표본층으로 하여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하 다. 한편 본 연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에서 기본가 치로 림 가 치도 사용해 보았다. 림 가 치 용에 해서는 

그 결과만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게 추정된 성향 수를 이

용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성향 수 가 치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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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층화 방법 성향 수 역수 방법

최소 Q1 수 Q3 최 값 최소 Q1 수 Q3 최 값

0.11 0.35 0.58 1.21 15.77 0.40 4.32 7.95 15.04 230.50

구간의 성향점수 계수  구간에 포함된 웹표본 수전체 웹표본수
구간에 포함된 준거조사 표본 수전체 준거조사 표본 수

① 층화방법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구한 성향 수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후, 최소값, 1사분 수, 
수, 3사분 수, 최 값에 해 구간을 나 다. 각 구간 안에 포함된 개체들을 상으

로, 구간별 성향 수 조정 계수는 

와 같이 구한다. 즉, 구간의 성향 수 가 치는 각 구간 안에서 총 표본수에 한 웹 표

본수의 비율로서, 동일한 성향 수를 갖는 표본 에서 웹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한다. 즉, 성향 수 가 치가 크다는 것은 해당 구간 안에서는 거표본보다는 웹 표본

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향 수의 역수방법

두 번째 방법은 성향 수의 역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웹 표본에 용될 성향

수 가 치는 
  , 거표본에 용될 성향 수는 1이다. 

이 두 성향 수 가 치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때 가 치는 웹 조사 자료의 표본수

의 크기로 조정된 값을 사용한 것이다. 즉, 가 치의 합이 실제 조사에 사용된 웹 조사

의 표본크기가 된다.

<표 5-4> 두 성향가중치의 기초정보

먼  층화방법의 경우, 성향 수 가 치의 분포는 최소값 0.11, 1사분 수(Q1) 0.35, 
수 0.58, 3사분 수(Q3) 1.21, 최 값 15.77로 나타났다. 한편 성향 수 역수를 이용

한 경우는 최소값 0.40, 1사분 수(Q1) 4.32, 수 7.95, 3사분 수(Q3) 15.04, 최 값 

230.50으로 층화방법에 비해 범 가 넓고 오른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 
[그림 5-4]는 최종 성향가 치 분포, 추출률의 역수  성향 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4]의 (a)에서 추출률의 역수는 웹 조사의 기본가 치를 사용한 것으로, 약간 오른쪽으

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 즉, 추출률이 매우 작은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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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웹 조사 표본 추출률의 역수 분포   (b) 거조사와 웹 조사에 한 성향 수 분포

 (c) 웹 조사에 한 성향 수 분포   (d) 거조사에 한 성향 수 분포

  (e) 성향 수 역수에 의한 성향가 치 분포   (f) 5개 층화방법에 의한 성향가 치 분포

[그림 5-4] 성향점수의 역수와 층화방법에 의한 성향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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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표본층의 자원자가 매우 많지만 추출된 표본은 상 으로 작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사회조사의 경우, 도시의 은 층에서 자원자가 많았다. 이러한 추출률 분포의 향은 

성향조정 가 치에 반 되어 나타났다. 그림 (b)~(d)는 성향 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b)는 웹 조사와 거조사 모두, (c)는 웹 조사, (e)는 거조사 각각의 성향 수를 나타낸

다. 그림 (e)와 (f)를 보면, 두 방법에 의한 성향가 치는 상 으로 큰 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본가 치의 향은 성향 수의 역수를 이용한 가 치 방법

(e)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림 (a)를 제외한 (b)~(f)에 사용된 수치는 

가 치를 용할 때, 가 치의 합이 각 조사자료의 표본크기가 되도록 크기를 조정한 것

이다.
이처럼 다른 값들에 비해 상 으로 큰 가 치를 갖는 경우, 한 임계값 (cut 

value)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성향 수의 역수를 이용한 방법은 그 임계

값으로 조정하기에 무 큰 극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 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성향 수의 역수는 
   (=어떤 사람이 웹 조사에 참여할 확률)와 

같은 식을 사용하게 되고, 웹 조사에 참여할 확률 와 거조사에 참여할 확률  

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 극값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상은 변수

선택이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반면에 5개 

층화방법의 경우는 성향 수가 유사한 그룹에게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기본가 치에 향을 받는 것은 성향 수 역수 방법과 동일하지만, 상 으로 그 효

과는 작을 것으로 단된다. 

제5절 결 과

1. 평가방법

지 까지 웹 조사 결과를 거조사에 해 조정하기 한 핵심 차로서 3가지 단계

를 거쳤다. ① 성향변수 선택, ② 성향 수 계산, ③ 성향가 치 계산 등이 이에 해당된

다. 본 에서는 성향조정 가 치에 의해 조정된 웹 조사 추정치가 조정 에 비해 얼마

나 거조사 추정치에 근 해졌는가를 비교․평가한다. 즉, 거조사 추정치는 웹 조사 

추정치에 해 벤치마킹 역할을 하게 된다. 평가척도로는 편향과 분산을 이용한다. 여기

서 편향은 성향조정 ․후의 추정치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측도이고, 분산은 조정 ․

후의 분산에 한 증감 정도를 보여 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분산보다는 편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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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더 많은 심을 가져왔던 것 같다. 그러나 가 치 용 에 비해 용 후에 

분산이 증가한다면, 이는 조사의 총 오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사추정치

에 해 가 치를 부여하기 과 후의 분산 변화는 신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다음과 같은 차에 따라 분석결과를 비교하 다.
첫째, 사회조사 설문지를 역별로 나 고, 각 역에 해 가 치를 각각 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 설명하 다. 지면의 한계상 103개 모든 항목에 한 결과를 본문에서 설

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으로 성향변수로 사용된 항목들에 해 평가하고, 성향

조정 효과를 검증하 다. 그리고 성향변수로 사용되지 않은 가구․개인 련 사항과 보

건, 교육, 가족, 안 , 환경 분야는 각 분야별로 각각 가 치 용 후의 추정치를 계산하

지만, 본 보고서에는 ‘안 ’ 부문에 해서만 <부표 5-3>에 제시하기로 하 다.
둘째, 성향 수 가 치 작성 방법별로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가

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본가 치로 웹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림 가 치를 사용하고 

분산과 편향을 통해 두 방법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셋째, 성향 수 가 치를 계산할 때 층화방법과 성향 수의 역수 등의 두 가지 방법

을 사용하 다. 즉, 두 가지 기본가 치 가운데 자료에 더 합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성능이 좋은 성향 수 가 치를 작성하고자 하 다. 
넷째, 윕 조사추정치에 가 치를 용하기 과 후의 결과를 평가하기 한 척도로

는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편향과 분산을 이용하 다. 해당 가 치를 조정한 후의 웹 조

사 추정치가 거조사 추정치에 더 가까워질수록, 즉 편향이 작을수록 그리고 분산이 작

을수록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하 다.

2. 평가결과

가. 기본가중치 선택

웹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 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이때 웹 조사에 참여한 표본은 표본이 자발 으로 조사에 참여하 기 때문에 할당추출 

(quota sampling)에 해당하는 비확률표본으로서 이런 경우는 표본이 추출된 확률은 계산

할 수 없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사회조사의 경우 자발  참여에 의

한 자원자 패 을 우선 으로 구성하고, 그 자원자 패 로부터 확률층화비례계통 추출

방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 다. 따라서 최종 웹 자원자 패 로부터 선택된 표본은 패  

안에서 확률표본으로 간주하여 추출률의 역수를 기본가 치로 사용하 다. 기본가 치

를 모르는 경우는 일반 으로 기본가 치로 1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가

치로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하 다. 그리고 이 결과와 림 가 치를 용한 결과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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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림 가 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집단 구성비에 인구학  특성비를 맞추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러나 림 가  조정으로 조정할 변수에 해 모집단 분포를 

사 에 알고 있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표 5-5>와 같다. <표 5-5>는 성향조정  웹 조사의 추정치와 추출

률의 역수를 사용한 경우와 림 가 치를 사용한 경우의 웹 조사 추정치를 제시하

다. 그리고 각 3가지 추정치에 한 표 편차와 거조사에 한 각 추정치들의 차

이를 제시하 다. 평가변수는 우선 17개 성향 조정변수에 해서만 설명하 다. 그
리고 <표 5-3>에 17개  7개 변수에 한 결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부록>에 제

시하 다.
우선 [그림 5-5]를 통해 거조사에 해 조정 과 각 방법에 의한 조정 후 추정치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거조사에 해 성향조정 과 후의 차이가 작을수록 좋다. 
체 으로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한 성향조정 후 추정치와 거조사 추정치 간의 차이

가 가장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림 가 치를 사용하여 조정한 경우는 원자료와 

거조사 간의 차이보다 약간 작긴 하지만 성향조정효과가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한 경

우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분산을 통해 각 추정치들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5-6]은 성향조정 과 추

출률의 역수  림 가 치를 사용하여 조정한 추정치에 한 표 편차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표 오차가 작을수록 성향조정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단한다. 일반 으로 가

치를 용하면 조정 에 비해서 분산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5-6]에서도 

조정  웹 조사 추정치의 표 오차가 가장 작다. 우리가 심을 갖는 부분은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한 경우와 림 가 치를 사용한 경우이다. 두 조정 방법에 의한 추정치의 표

오차가 체로 비슷하거나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하여 조정한 추정치의 경우가 표 오

차가 약간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본가 치 선택은 거조사 추정치에 해 추정치의 표 오차에 근거하여 

추정치 간 차이와 표 오차가 작은 웹 조사 표본 추출률의 역수를 선택하 다. 어떤 기

본가 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정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하더라도 모집단의 분포 등 사 조건을 고려하면 추출률의 역수를 기본가 치로 사

용하는 것이 성향조정 후 추정치의 편향과 분산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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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향점수 가중치 적용 방법

본 에서는 성향 수를 이용하여 가 치를 계산하 다. 계산방법은 성향 수를 5개 

층으로 나 어 계산한 층화방법과 성향 수의 역수를 이용하 다. 각 방법에 해 거

표본 결과와 비교하 다. 편향은 거표본 추정치와 각 방법에 한 성향 수 가 치 

용 후 추정치와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 다. 차이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방법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각 성향 수 조정 가 치 용 후의 추정치에 한 분산이 작을수록 더 좋

은 가 치 방법으로 평가하 다. <표 5-6>은 거표본, 5개 층화방법, 성향 수의 역수

를 이용한 추정치와 각각의 차이 그리고 각 추정치의 분산을 나타낸 것이다. 
<표 5-6>에서 ①은 해당변수에 해서 거표본 추정치 ②~④는 가 치 조정  웹 

조사추정치, 5개 층화방법에 의한 가 치 조정 후 추정치, 성향 수의 역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 후의 추정치를 나타낸다. ⑤~⑦은 각 방법에 한 표 오차, ⑧~은 각 추정

치와 거조사 추정치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5-6>과 [그림 5-7]을 보면, 체로 5개 

층화방법에 의한 추정치와 성향 수 역수에 의한 추정치와 거조사 추정치 간의 차이

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웹 조사의 가 치 조정 의 추정에 비해 두 성향가 치 

조정후의 추정치는 상 으로 거조사 추정치에 해 훨씬 근사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성향 수 가 치 조정은 웹 조사 추정치에 해 성향조정 효과가 있고, 편향 측

면에서는 성향 수 가 치 방법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분산 측면에서 성향 수 가 치 조정 방법을 비교해 보자. [그림 5-8]은 <표 

5-6>의 웹 조사 추정치, 5개 층화방법에 의한 가 치 조정 후 추정치, 성향 수 역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 후 추정치에 한 표 오차를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성향조정 ’
은 가 치 조정 의 웹 조사 추정치, ‘5개 층화’는 5개 층화방법에 의한 가 치를 용

한 추정치,성향 수 역수’는 성향 수 역수 이용방법을 이용한 가 치를 용한 추정

치를 의미한다. 체 으로 성향 수 가 치 조정 후에 웹 조사 추정치의 분산은 조정 

의 웹 조사 추정치의 분산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고, 5개 층화방법에 의한 가 치 조정 

후 추정치의 분산 (5개 층화)이 성향 수 역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 후 추정치의 분산 

(성향 수 역수)보다 약간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 5-6>, [그림 5-7], [그림 5-8]에 의하면 성향 수 가 치 조정방법에 있어

서 5개 층화방법과 성향 수 역수 방법은 편향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분산이 

상 으로 작은 5개 층화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선택하기로 하 다. 따라서 이후부터 

본 연구의 설명은 5개 층화방법에 의한 가 치 방법을 성향조정 가 치 방법으로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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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

조사

②웹 조사 ③표 오차 ④효과크기#

성향조정 5개 층화
성향조정 5개 

층화

성향조정 5개 

층화

연령

20  이하 24.23 28.76 *** 19.96 *** 0.88 0.91 0.04 0.04

30 20.00 27.33 *** 21.41  0.95 1.12 0.07 0.01

40 20.69 16.63 *** 16.45 *** 0.68 0.93 0.04 0.05

50 16.49 17.81 ** 21.29 *** 0.77 1.29 0.02 0.05

60  이상 18.60 9.47 　 20.90 　 0.62 1.50 0.11 0.02

성별
남 49.19 47.38  47.86  1.00 1.47 0.01 0.01

여 50.81 52.62 　 52.14 　 1.00 1.47 0.01 0.01

교육정도

무학 4.04 0.56 *** 1.43 ** 0.16 0.51 0.09 0.06

등학교 9.72 4.20 *** 9.05  0.42 1.08 0.09 0.01

학교 9.91 5.22  9.41  0.46 1.05 0.07 0.01

고등학교 35.55 26.38 *** 39.50 ** 0.88 1.47 0.08 0.03

문 15.02 22.83 *** 14.58  0.86 0.78 0.09 0.01

4년 22.18 34.53 *** 21.53  0.96 1.01 0.12 0.01

석사 2.79 5.14 *** 3.82 *** 0.45 0.46 0.06 0.03

박사 0.79 1.14 　 0.68 　 0.21 0.14 0.02 0.01

혼인상태

미혼 27.02 35.44 *** 24.02  0.95 1.02 0.07 0.03

유배우 62.38 59.26 *** 65.95 * 0.98 1.36 0.02 0.03

사별 7.07 3.37 *** 7.71  0.38 1.09 0.07 0.01

이혼 3.53 1.92 　 2.32 　 0.27 0.46 0.04 0.03

운 여부
44.99 45.07  48.19 * 1.01 1.48 0.00 0.02

아니오 55.01 54.93 　 51.81 　 1.01 1.48 0.00 0.02

경제활동

여부

55.33 45.81 *** 52.71  1.00 1.46 0.07 0.02

아니오 44.67 54.19 　 47.29 　 1.00 1.46 0.08 0.02

가구소득 

~100만원 15.62 8.79 *** 7.98 *** 0.96 1.27 0.09 0.10

100~200만원 23.92 22.22  24.18  1.41 2.09 0.02 0.00

200~300만원 24.08 26.71  26.24  1.56 2.15 0.03 0.02

300~400만원 15.36 19.16 ** 18.79 * 1.36 1.92 0.05 0.04

400~500만원 8.43 10.93 ** 10.73 * 1.04 1.36 0.04 0.03

500~600만원 5.65 5.72  6.37  0.79 1.62 0.00 0.01

600~700만원 2.76 2.66  2.11  0.53 0.53 0.00 0.02

700만원 이상 4.18 3.82 　 3.60 　 0.67 0.78 0.01 0.01

자살충동

경험

있다 7.69 16.98 *** 9.19 ** 0.76 0.55 0.15 0.02

없다 92.31 83.02 　 90.81 　 0.76 0.55 0.08 0.01

학교주변

식품

안 도

매우 안 0.49 0.82  0.63  0.18 0.17 0.02 0.01

안 5.28 6.26  5.08  0.48 0.62 0.02 0.00

보통 42.17 27.77 *** 40.27  0.91 1.54 0.12 0.01

불안 39.19 43.40  36.21 * 1.00 1.32 0.04 0.02

매우 불안 12.87 21.76 　 17.81 　 0.84 0.96 0.11 0.06

다. 5개 층화방법에 의한 성향점수 가중치 조정 효과

<표 5-7> 준거조사와 웹 조사 성향조정 전후 추정치와 표준오차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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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

조사

②웹 조사 ③표 오차 ④효과크기#

성향조정 5개 층화
성향조정 5개 

층화

성향조정 5개 

층화

자기 법

수

아주 잘지킴 11.94 15.65  13.90  0.73 0.92 0.05 0.03

비교  잘지킴 52.89 54.17  49.85  1.01 1.47 0.01 0.02

보통 32.29 28.10  33.36  0.91 1.45 0.04 0.01

비교

지키지않음
2.78 1.92 ** 2.67  0.28 0.52 0.02 0.00

지키지않음 0.09 0.16 　 0.22 　 0.08 0.12 0.01 0.02

범죄 험

인식

매우 안 0.51 1.57 *** 0.94 ** 0.24 0.18 0.06 0.03

비교  안 7.66 13.42 *** 8.55  0.68 0.63 0.09 0.01

보통 28.6 30.52 *** 30.58  0.93 1.35 0.02 0.02

비교  불안 46.06 36.02 *** 41.07 *** 0.97 1.47 0.08 0.04

매우 불안 17.17 18.48 　 18.87 　 0.79 1.14 0.01 0.02

부모부양

책임

스스로 해결 12.68 9.44 *** 12.66 * 0.59 1.15 0.04 0.00

가족 36.05 23.02 *** 31.89 ** 0.84 1.46 0.11 0.03

가족, 정부사회 47.39 63.20  52.22  0.97 1.49 0.12 0.04

정부사회 3.85 4.11  3.02 *** 0.40 0.35 0.01 0.02

기타 0.03 0.23 　 0.22 　 0.11 0.12 0.04 0.04

녹지환경

체감

매우 좋아짐 2.85 4.34 * 3.64  0.40 0.47 0.04 0.02

약간 좋아짐 16.95 22.18  16.82  0.84 0.97 0.06 0.00

변함없음 70.01 60.57 *** 67.10 * 0.99 1.32 0.07 0.02

약간 나빠짐 8.58 10.73  10.71  0.63 0.93 0.03 0.03

매우 나빠짐 1.61 2.18 　 1.73 　 0.30 0.32 0.02 0.00

환경보호

운동참여

매우 노력 6.61 12.81 *** 9.01 *** 0.67 0.71 0.11 0.04

약간 노력 23.63 33.33 *** 24.02  0.96 1.14 0.10 0.00

별로 노력안함 42.59 38.74 *** 45.79  0.98 1.48 0.03 0.02

 노력안함 27.17 15.12 　 21.18 　 0.71 1.27 0.11 0.05

식품

안 인식

매우 안 1.20 1.30  1.25  0.22 0.32 0.00 0.00

약간 안 13.88 11.8 ** 10.73 * 0.64 0.85 0.03 0.04

보통 47.62 42.03 ** 50.05  1.00 1.47 0.04 0.02

약간 불안 32.15 38.89 ** 34.02  0.99 1.30 0.06 0.02

매우 불안 5.15 5.98 　 3.95 　 0.47 0.39 0.02 0.02

반

스트 스

정도

매우 많이 느낌 11.41 16.71 *** 12.88 * 0.75 0.82 0.07 0.02

느끼는 편 58.63 65.48 *** 60.31  0.96 1.47 0.05 0.01

느끼지 않는편 27.30 16.77 *** 25.09  0.76 1.43 0.10 0.02

 느끼지 

않음
2.65 1.04 　 1.72 　 0.20 0.47 0.05 0.03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7.15 8.29  7.01  0.56 0.66 0.02 0.00

약간 만족 23.62 29.12 ** 25.50  0.92 1.32 0.05 0.02

보통 45.70 35.57 *** 43.04  0.97 1.48 0.08 0.02

약간 불만족 18.53 20.37  18.91  0.81 1.15 0.02 0.00

매우 불만족 5.00 6.65 　 5.54 　 0.50 0.61 0.03 0.01

주: 유의수  * 5%, ** 0.01%, *** 0.001%에서 거조사 추정치와 웹 조사 추정치가 유의하게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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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에서는 5.나 에서 선택한 성향 수 가 치 방법으로 5개 층화방법을 이용한 

가 치 조정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성향 조정변수로 사용된 17개 변수에 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2010년 사회조사 5개 분야  2개 분야를 임의로 선정하여 분

야별 변수에 한 평가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지면상 이 두 분야에 한 설명

은 본문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평가결과는 <부록>에 제시하 다. 표에서 ① 은 

거조사 추정치 ②는 웹 조사 성향조정 후 추정치 ③ 성향조정 후 표 오차 ④는 

거조사 비 성향조정 후 추정치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때 ④에 해당하는 효과크

기는 거조사추정치와 웹 조사 추정치 간 차이를 표 편차로 나  값을 나타낸다. 즉, 
  합동표본분산  . 여기서 합동표본분산을 거조사결과와 웹 조사결과 

체에 한 분산을 의미한다.
<표 5-7>에서 ②의 결과는 웹 자원자 성향조정 과 후의 각 평가변수에 한 추정

치이고, 유의수  0.05에서 성향조정 과 후의 추정치 각각이 거조사 추정치에 해 

얼마나 다른지를 검정한 결과이다. <표 5-7>의 ②에서 보면 성향조정 에는 부분 변

수에서 거조사와 웹 조사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성향조정 결과 상 으로 17개 평가변수  10개 변수에서 체로 거조사와 웹 

조사 간 추정치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 히 7개 변수에서는 차이가 

있는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7개 변수에서 이러한 차이는 조정 에 비해 약간 

어들기는 하지만 3개 변수는 유의성 정도(*의 개수)가 변하지 않거나 조정 에는 차

이가 없던 범주들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 다. 추가 으로 <부록>에 안  분야에 검

정결과를 제시하 다. 여기에 사용된 변수들은 성향 조정변수가 아닌 순수한 평가변수

에 해당된다. 많은 변수들에서 조정 에 비해 조정 후에는 거조사와의 차이가 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여 히 통계  유의성 검정결과는 유의수  0.05 수 에서 

거조사와 웹 조사의 추정치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향가 치 조정으로 거조사에 한 웹 조사 추정치의 차이가 상당히 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완 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통계  입장에서

는 여 히 두 조사추정치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9]에서 가로축은 평가변수의 범주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표 오차값을 나타낸

다. <표 5-7>과 [그림 5-9]를 보면, 웹 조사에 해 성향 수 가 치를 용한 후의 추정치

의 표 오차는 가 치 용  추정치에 비해 표 오차가 상당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5-10]은 <표 5-7>의 효과크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10]에서 보면 

거조사 추정치에 해 웹 조사의 성향조정 에 비해 조정 후에 상당히 성향조정 효과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향조정 의 효과크기에 비해 성향조정 후의 효과크기가 

모든 변수의 부분 범주에서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크기는 조정 에는 최소 0
에서 최  0.15 이었던 것이 조정 후에는 최소 0에서 최  0.1로 작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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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웹 조사의 성향조정 전과 후의 표준오차

[그림 5-10] 웹 조사 성향조정 전과 후의 준거조사 추정치에 대한 효과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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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볼 때, 성향 수 가 치 조정 후의 웹 조사 추정치는 거조사 추정치에 보

다 더 근사해지지만 추정치의 분산은 조정 에 비해 상 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성향조정 후의 웹 조사 추정치는 거조사에 한 편향이 어들긴 

하지만, 여 히 조정 후에도 거조사와 웹 조사 추정치 간 차이는 유의한 변수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 까지의 성향조정 결과로 볼 때, 성향 수 조정에 의한 조정효

과가 분명히 있지만 완벽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성향조정 후 추

정치의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  활용까지는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6절 결론 및 향후 연구

웹 조사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통 인 조사방법의 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더구나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는 조사의 비용과 신속성 측면에서 웹 조사의 큰 

장 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의 실질  활용에 있어서

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크게는 조사통계의 활용목 과 조사환경에 따

라 웹 조사의 활용실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

되는 조사일수록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방법을 신 하게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에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의 

방법의 활용성을 평가해 보았다. 

1. 요약 

일반 으로 표본조사에서 확률표본이 갖는 장 은 매우 많다. 우선 통계  추론에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확률표본의 경우, 추정치에 한 불편성이 유

지되고, 모집단 추정치에 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원자표

본은 비확률표본이라는 에서 모집단에 한 표성  신뢰성 등을 측정하기 어렵고 

추정치의 불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해 많은 연구자들은 웹 조사의 단 을 극복

하기 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 다. 그  자주 사용되는 방법  하나는 자원자

들의 웹 조사 참여성향을 조정하는 성향 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가 치 조정방법을 사회조사 자료에 용하고, 성향조정 효과를 

분석하 다. 그리고 이로부터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다양한 성향조정 방법을 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상 으로 좋은 성향조정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 다. 선택 기 은 편향과 분산을 사용

하 다. 평가는 거조사 자료를 기 으로 사용했을 때, 성향조정 가 치 조정 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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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의 추정치의 편향이 얼마나 감소하 는지 그리고 추정치의 분산은 얼마나 증가 

는 감소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지 까지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향 수 모형과 자료 처리

   - 성향 수 가 치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 다.
   - 성향조정을 한 변수는 사회조사 102개 문항  거조사와 웹 조사 간에 통계

으로 차이가 있는 변수 17개를 최종 선택하 다. 
   - 성향 수 계산을 해 무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핫덱 무응답 체를 실

시하 다. 
(2) 성향 수 가 치 조정을 한 기본가 치 설정

   - 림 가 치와 웹 조사 표본 추출률의 역수 ()를 사용한 결과 웹 조사 표본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한 경우의 추정치 편향과 분산이 더 작았다.
(3) 5개 층화방법과 성향 수 역수 방법을 이용한 가 치 용

   - 두 방법을 용한 결과, 5개 층화방법에 의한 성향 수 가 치 용 결과가 추

정치의 편향과 분산이 상 으로 더 작았다.
(4) (1)~(3)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가 치로 웹 표본 추출률의 역수를 사용한 5개 

층화방법을 최종 성향 수 가 치 방법으로 선택하 다.
(5) 종합하면, 성향 수를 이용한 가 치 조정은 웹 조사의 거조사에 한 편향을 

이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으로 성향조정에 사용된 변수

를 평가한 결과는 조정 에 비해 편향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지만 그 편향이 완 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

가 편향의 크기는 체로 감소하 지만 조정 후에도 여 히 웹 조사와 거조사 

추정치 간에는 차이가 있는 변수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성향가 치를 

용한 웹 조사 추정치의 분산이 조정 에 비해 체 으로 증가하 다. 따라서 

웹 조사 참여 성향가 치 조정은 거조사에 해 편향을 이는 효과는 있지만, 
분산이 커지는 가를 치 야 한다.

2. 추가분석

본 연구는 지 까지 언 한 핵심 인 분석결과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분석을 수행하

다. 특히 성향변수를 사용하는 것과 련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자들은 선택

한 성향변수를 인구학  변수와 비인구학  변수로 나 어 추정치의 편향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체 으로 인구학  특성 변수만 사용할 경우는 웹 조사의 성향조

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인구학  변수만 사용하여 조정한 경우



332  2010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Ⅰ권

참여의향 거조사
웹 조사

조정 의향변수 제외 후 의향변수 포함 후

있다 21.1 % 88.0 % 82.9 % 20.2

없다 78.9 % 12.0 % 17.1 % 79.8

는 인구학  변수만 사용한 경우에 비해 그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사

회조사는 인구학  변수와 비인구학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인구학  변수, 
즉 사회의식과 련한 변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인구학  변수를 이용한 성향조정

의 효과가 큰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분 사회의식 련 변수는 인구학

 특성과 독립 이지 않기 때문에 체 으로 인구학  변수와 비인구  변수를 모두 사

용한 경우가 웹 조사 추정치의 편향을 가장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는 최종 으로 사회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17개 변수를 성

향 조정변수로 사용하 다. 사회조사 항목 에는 ‘인터넷 조사 참여의향’이라는 조사항

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차기년도 조사에서 자원자표본으로서 웹 조사에 참여할 의향

이 있는지를 거조사와 웹 조사 모두에서 질문하는 항목이다. 연구자들은 이 항목이 

거조사인 면조사와 웹 조사인 인터넷조사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낼 것으로 상

하 고, 실제로 인터넷 참여의향 비율은 두 조사 간에 확실한 차이를 드러냈다. 거조

사 응답자 에서 인터넷조사 참여의향이 있는 비율이 약 21%인 반면에 웹 조사에서인

터넷 참여의향이 있는 비율은 88%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간의 참여의향 비율이 

거의 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를 성향 조

정변수들에 포함하여 성향조정한 결과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이고, 
이 변수를 제외하고 조정 후 결과에서는 8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참여

의향 변수를 포함하여 그 변수를 평가할 경우 조정 결과는 거의 완벽하게 거조사에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변수에 해서만은 편향이 거의 완벽하게 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를 포함할 경우, 다른 평가변수들에 해서

는 이 변수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오히려 거조사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 조정 후 평가변수들에 한 추정치의 분산이 상당

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과 [그림 5-12]는 웹 조사 성향조정을 해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를 성향

변수로 포함시켰을 때와 그 지 않았을 때에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각각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표본이 웹 조사 비 거조사에 참여

할 확률(p/(1-p))을 로그변환한 값이고 가로축은 표본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참여의향 변수는 거조사와 웹 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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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그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5-12]와 같이 이러한 웹 조사 참여의향 

변수는 확률분포의 이 분포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로 성향가 치에서 극단값을 

유도하는 결과를 래하 다. 이 게 가 치의 극단값이 존재할 경우, 변수에 따라서는 

이 값에 의해 가 치 조정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다. 이런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웹 조사 참여의향 변수는 웹 조사와 거조사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변수이긴 하지만 상

으로 다른 변수들 조정에 불안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향 조정변수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성향변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신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향변수 선택과 련한 연구가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5-11] 웹 조사 참여의향 변수 포함 여부에 따른 웹 조사 참여확률 분포

  
  [그림 5-12] 웹 조사 참여의향 변수 포함 여부에 따른 웹 조사 참여확률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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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및 향후 연구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는 심 있는 사람은 구나 조사를 완성할 수 있는 매

우 간편한 조사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시장 여론조사 (marketing research)
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원자표본 웹 조사가 모집단의 표성, 선택편향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 지만 표성에 한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와 같이 인터넷 보 률과 사용률이 높은 조사환경이라면 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웹 조사에 참여하기 해 자발 으로 자원한 사람들이 

거조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속성이 얼마나 유사할지에 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
에 한 확신이 없다면 비확률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주

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성향조정 가 치는 그 편향을 완 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는 효과는 

있다. 그 지만 이에 한 가로 성향가 치를 용한 추정치는 그 추정치의 분산이 커

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Lee (2009)에서도 성향가 치를 용할 때 분산 증가에 해 신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분산에 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 사회조사

에 한 성향가 치를 용한 결과에 따르면, 성향모형에 의한 조정효과가 실질 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편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감소해야 좋을 것인지를 평가할 만한 객 인 척도가 없다. 즉, 성향조정 효과

를 측정할 만한 기 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조정 과 후에 각각 

거조사에 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여 히 조정 후에도 거조사와 웹 조사 추정치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통
계  입장에 볼 때, 웹 조사 추정치가 거조사에 충분히 근 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향가 치 용을 실 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확률표본 기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조사일수록 더욱

더 신 하게 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면조사와 웹 조사를 혼합한 혼합조사방법

을 사용할 경우, 웹 조사 추정치의 편향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조정 후 추정치 분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성향가 치 용으로 웹 조사 결과가 거조사에 동일하게 조정하

기 어렵고 추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조사의 경우 매년 100여 개 이상의 많은 조사항목을 포함하

고 있다. 게다가 100여 개의 항목은 모두 심변수로서 핵심이 되는 변수가 없다는 것이 

성향가 치 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성향 조정변수에 따라

서 나머지 평가항목의 조정효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성향가

치 모형이 갖는 장 은 사후층화방법이나 림 가 치 등의 방법과는 달리 여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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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변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여 개의 항목 에서 체 문항

을 모두 효과 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조사

상자가 15세 이상의 국민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은 층, 성인층 등 다양한 

응답층들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 인 성향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나는 조건부 문항이 많다는 것이다. 즉, 1번 문항에서 1번에 응답한 사람만 2번을 응

답하도록 하는 질문들이 많다. 이런 을 극복하기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첫째, 우선 다양한 층이 있는 경우에는 응답자를 몇 개의 층으로 나 어 성향 조정변

수를 찾고, 각 층별로 성향조정 가 치를 용하는 것이다. 사회조사는 의식조사인 만큼 

가장 별되는 층이 학생층과 성인층이라 할 수 있다. 이 게 층을 구분하여 성향조정을 

용할 경우 체를 하나의 층으로 간주하고 조정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조정효과가 있

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회조사는 매년 5개 분야에 해 국민들의 의식 련 질문을 실시한다. 통계청 

(2009) 연구결과에서도 제안하 지만, 100여 개 문항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보다 분야별

로 성향 조정변수를 다르게 용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겠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보

여  안 분야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일부 항목 (42-1번 :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43번: 공
공질서수  6개 문항)에 해서는  조정효과가 없었다. 이런 을 극복하기 해서 

항목 특성을 명확히 악하고 조정변수를 찾는 것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이

게 할 경우 조사 분야 내 항목으로 성향 조정변수가 제한된다는 과 한 조사 내에서 

여러 개의 가 치를 용해야 하는 부차 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의 활용과 련하여 실용  측면과 학술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자원자표본

을 이용한 웹 조사 방법을 사회조사에 실질  활용까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

을 것으로 본다. 
① 통계청 사회조사는 17,000여 가구에 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조

사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가 특정 항목에 이 맞춰진 것이 아닌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 조사되고 있다. ② 성향조정으로 인해 거조사 비 추정치의 편향은 어느 정도 

일 수 있지만 그 효과를 평가할 만한 정확한 척도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객  

근거 하에서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객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③ 성향조정 

후 분산의 증가로 인해 추정치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가 치 사용은 분산이 커지

는 것이 일반 이지만 좋은 가 치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분산을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조사 통계의 신뢰성 증가를 해서는 더 작은 분산을 해 연구가 추가 으

로 있어야 할 것이다. ④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가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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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소규모의 조사, 는 특정 주요 항목이 몇 개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조사들에서는 그 사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조사결과가 정확성 는 신뢰성에 

비해 렴한 비용의 신속성이 더 요한 요소라면 웹 조사는 성향가 치 조정을 통해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⑤ 종합 으로 사회조사에서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방법의 용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많은 조사항목과 넓은 조사범  

그리고 조사목 이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할 때 사회조사에 성향

수 가 치 용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학술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학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조사방법에 한 연구는 많은 제약

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
히 거조사가 없다는 것이 연구를 어렵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 여론조사 회사에서 자원

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를 자주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한 거조사는 거의 없다. 따
라서 이러한 웹 조사 추정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상 으로 비교할 만한 기 이 없다. 
이러한 자료를 생산한다는 것만으로도 통계청은 학술 연구자들에게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술  측면에서 성향조정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매우 폭넓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향가 치 조정은 조정 에 비해 편향을 이는 효과는 분명하다. 이런 

에서 보다 정교한 성향가 치 생성을 한 이론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조

사의 경우와 같이 응답 상자가 성인 는 학생 그룹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형태의 부

차 모집단 (sub population)이 있는 자료에 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가 치를 용할 수 

있도록 추가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 성향조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건은 성향 조정변수의 사용이다. 실제로 웹 

참여자의 성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근본 인 항목을 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향후 웹 조사 참여의향과 같이 

거조사와 웹 조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변수는 의외로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 

변수는 웹 조사 참여자의 성향을 반 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재 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음 번에도 웹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 으로 면 조사와 웹 조사 참여자의 성향을 드러내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런 변

수는 오히려 성향가 치의 극단값을 생성하게 되어 다른 평가변수들의 분산을 증가시키

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성향변수 선택과 련해서 가 치 작성의 이론  측면에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 사회조사는 2년에 걸쳐 10개 부문의 의식 련 조사가 실시

되기 때문에 매년 조사로부터 찾은 유의한 성향변수를 시기를 교차하여 용해 으로

써 더 좋은 성향변수를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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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원자표본을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국가통계에 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 지만 통계청 (2009)과 본 연구를 토

로 볼 때, 특정 응답층을 고려한 조사에 해서는 성향조정 가 치 방법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자표본이 아닌 확률표본 기반의 웹 조사에 해서

는 방법선택에 따른 효과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성향조정 가 치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

으로 기 한다. 성향가 치는 많은 변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성향모형을 구축할 수 있

다는 에서 무응답 가 치 조정, 혼합조사방법에서 방법효과 조정 등에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자원자표본을 이용한 웹 조사는 비확률표본에 근거한다는 에서 통계  추론에 

해 약 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률 는 무응답 오차를 계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확률  기반 통계를 작성하는 이유가 바로 조사통계의 추정이 객  이론에 근

거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비확률표본에 기반한 웹 조사의 실질  활용을 한 핵

심은 웹 조사에서 일반 모집단에 한 표성 있는 표본을 선택하는 문제, 인터넷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한 응 방법, 그리고 웹 조사의 무응답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법을 찾는 문제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웹 조사 추정치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칠 수 있고, 넓고 방 한 모집단에 을 둔 웹 조사일수록 그런 문제들이 심각

할 수 있다. 
지 까지의 결과를 정리해 보자. 규모 조사의 경우, 웹 조사 방법이 통  조사방

법 ( 면조사, 화조사, 우편조사 등)에 비해 덜 비싸다는 이유들 때문에, 웹 조사는 하

나의 매력 인 조사방법으로 등장하 다. 웹 조사비용은 안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

라, 조사진행 속도에 따라, 조사장치의 정도에 따라 상 일 수 있다. 그러나 웹 조사가 

실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할 만큼 조정 효과에 한 

검토는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국가 공식통계에서처럼 표성이 자료 수집에 필요한 핵

심 요소라면, 자원자를 이용한 웹 조사는 조사방법의 역사  견지에서나 이론 으로나 

경험 으로 설명할 수 없는 품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방법

은 분명히 어려운 조사환경에 한 좋은 안일 수 있지만, 추정치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21세기 조사연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인들에 한 만병통치약

은 아님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국가통계에 있어서 비확률표본 기반 웹 조사 방

법의 실제 용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근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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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사회 분야별 안 에 한 인식도 문항(1~10)

1.

국가

안보

매우 안 1.00 2.51 *** 1.73 ** 0.30 0.29 0.07 0.03

비교  안 13.93 21.74 *** 17.41  0.83 0.99 0.09 0.04

보통 32.59 30.59 *** 35.11  0.93 1.47 0.02 0.02

비교  불안 43.28 36.42 *** 36.60 *** 0.97 1.41 0.05 0.05

매우 불안 9.21 8.74 *** 9.15 *** 0.58 0.82 0.01 0.00

2.

자연

재해

매우 안 1.02 2.28 *** 2.08 *** 0.30 0.40 0.05 0.04

비교  안 17.74 25.82 *** 21.53  0.87 1.09 0.09 0.04

보통 45.43 39.23 *** 45.57 * 0.99 1.49 0.05 0.00

비교  불안 31.62 27.96 *** 26.97 *** 0.90 1.27 0.03 0.04

매우 불안 4.19 4.71 *** 3.85 *** 0.46 0.47 0.01 0.01

3.

건축물 

시설물

매우 안 1.40 2.83 *** 2.40 * 0.33 0.39 0.05 0.04

비교  안 22.04 26.51 ** 24.49  0.88 1.20 0.04 0.02

보통 54.63 44.48 *** 49.51 *** 1.00 1.47 0.07 0.04

비교  불안 19.75 21.73 *** 20.23 ** 0.83 1.13 0.02 0.01

매우 불안 2.18 4.45 *** 3.37 *** 0.46 0.42 0.07 0.03

4.

교통

사고

매우 안 0.31 1.28 *** 0.88 ** 0.22 0.25 0.07 0.04

비교  안 7.66 11.06 ** 9.13  0.63 0.75 0.05 0.02

보통 40.71 33.19 *** 36.63 *** 0.95 1.45 0.06 0.03

비교  불안 41.37 40.52 *** 41.14 *** 0.99 1.45 0.01 0.00

매우 불안 9.95 13.95 *** 12.22 *** 0.71 0.89 0.06 0.03

5.

화재

(산불

포함)

매우 안 1.06 2.73 *** 2.30 *** 0.32 0.40 0.07 0.05

비교  안 15.54 21.10 ** 19.15  0.81 1.08 0.06 0.04

보통 55.07 48.72 *** 53.71 ** 1.01 1.45 0.05 0.01

비교  불안 25.16 23.19 *** 21.51 *** 0.86 1.14 0.02 0.04

매우 불안 3.17 4.26 *** 3.34 *** 0.44 0.47 0.03 0.00

6.

식량

안보

매우 안 4.45 5.61 ** 4.99  0.45 0.57 0.02 0.01

비교  안 30.42 30.53 *** 27.43 *** 0.93 1.22 0.00 0.03

보통 45.77 38.53 *** 44.53 * 0.98 1.50 0.05 0.01

비교  불안 16.94 21.16 ** 19.50  0.83 1.09 0.05 0.03

매우 불안 2.43 4.17 *** 3.56 *** 0.42 0.51 0.05 0.03

7.

정보

보안

매우 안 0.87 2.18 *** 1.60 * 0.29 0.37 0.06 0.03

비교  안 12.59 15.59 ** 13.64  0.72 0.92 0.04 0.01

보통 42.57 32.95 *** 42.20 ** 0.95 1.49 0.07 0.00

비교  불안 34.18 31.08 *** 27.94 *** 0.93 1.30 0.03 0.05

매우 불안 9.80 18.20 *** 14.61 *** 0.80 0.88 0.12 0.07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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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8.

신종

염병

매우 안 0.43 1.71 *** 1.17 *** 0.26 0.25 0.08 0.05

비교  안 9.79 17.17 *** 14.71  0.74 0.94 0.10 0.07

보통 35.67 35.82 *** 38.41 ** 0.97 1.45 0.00 0.02

비교  불안 43.37 33.52 *** 34.26 *** 0.95 1.41 0.08 0.07

매우 불안 10.75 11.79 *** 11.46 *** 0.69 0.94 0.01 0.01

9.

범죄

험

매우 안 0.51 1.57 *** 0.94 ** 0.24 0.18 0.07 0.03

비교  안 7.66 13.42 *** 8.55  0.68 0.63 0.09 0.01

보통 28.60 30.52 *** 30.58  0.93 1.35 0.02 0.02

비교  불안 46.06 36.02 *** 41.07 *** 0.97 1.47 0.08 0.04

매우 불안 17.17 18.48 *** 18.87 *** 0.79 1.14 0.01 0.02

10.

반

사회

안

매우 안 0.56 1.53 *** 0.84  0.24 0.15 0.06 0.02

비교  안 10.74 17.69 ** 13.54  0.75 0.90 0.09 0.04

보통 50.22 42.84 *** 47.30 *** 1.00 1.48 0.05 0.02

비교  불안 33.77 31.18 *** 32.45 ** 0.93 1.39 0.02 0.01

매우 불안 4.71 6.76 *** 5.87 *** 0.53 0.58 0.04 0.02

사회

불안

요인

-1순

국가안보 28.78 30.09 ** 29.06 ** 0.91 1.28 0.01 0.00

자연재해 5.10 4.16 ** 4.08  0.41 0.58 0.02 0.02

환경오염 6.05 7.61 *** 7.58 *** 0.53 0.68 0.03 0.03

인재 5.58 4.93 ** 4.69  0.45 0.59 0.01 0.02

경제  험 15.36 17.69 *** 18.78 *** 0.77 1.24 0.03 0.04

자원고갈 0.82 0.36 ** 0.32 * 0.12 0.12 0.02 0.03

도덕성 부족 6.96 6.94 ** 6.00  0.50 0.63 0.00 0.02

신종질병 5.74 2.59 *** 3.03 * 0.34 0.53 0.06 0.05

범죄발생 21.12 20.74 ** 22.86 *** 0.83 1.32 0.00 0.02

계층갈등 4.32 4.70 ** 3.54  0.42 0.41 0.01 0.02

기타 0.17 0.18 *** 0.07 *** 0.10 0.04 0.00 0.01

사회

불안

요인

-2순

국가안보 10.37 10.64 ** 11.48  0.64 1.00 0.00 0.02

자연재해 8.58 10.30 ** 9.29  0.60 0.74 0.03 0.01

환경오염 8.79 9.48 ** 7.71  0.58 0.63 0.01 0.02

인재 7.80 9.31 ** 11.00 *** 0.59 0.98 0.02 0.05

경제  험 14.14 16.14 ** 16.95 * 0.74 1.10 0.02 0.04

자원고갈 1.99 2.31 ** 2.57  0.31 0.69 0.01 0.02

도덕성 부족 10.10 10.94 ** 10.52  0.65 0.87 0.01 0.01

신종질병 11.10 7.95 ** 8.42  0.57 0.99 0.04 0.04

범죄발생 19.41 15.98 ** 16.00  0.75 1.02 0.04 0.04

계층갈등 7.64 6.91 ** 6.06  0.51 0.64 0.01 0.03

기타 0.07 0.04 *** 0.01 *** 0.04 0.01 0.01 0.01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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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사회

불안

요인

-3순

국가안보 11.04 11.41 ** 12.00  0.67 1.06 0.01 0.02

자연재해 6.40 7.83 ** 8.93 ** 0.55 0.93 0.03 0.06

환경오염 10.71 12.49 ** 10.59  0.69 0.79 0.03 0.00

인재 8.04 8.70 ** 8.38  0.59 0.76 0.01 0.01

경제  험 11.06 13.08 ** 13.74 * 0.70 1.14 0.03 0.05

자원고갈 2.68 2.33 ** 2.60  0.31 0.49 0.01 0.00

도덕성 부족 10.56 11.29 ** 11.16  0.64 0.97 0.01 0.01

신종질병 10.65 8.46 ** 8.97  0.56 0.82 0.04 0.03

범죄발생 16.79 14.26 ** 15.00  0.72 1.05 0.04 0.03

계층갈등 11.98 10.09 ** 8.57 ** 0.63 0.77 0.03 0.06

기타 0.11 0.06 *** 0.07 *** 0.04 0.05 0.01 0.01

재

사회

안

매우 안 1.08 1.81 ** 1.18  0.26 0.23 0.03 0.00

약간 안 15.18 14.84 ** 12.61 ** 0.72 0.91 0.00 0.03

변화없다 37.17 31.53 *** 36.22  0.93 1.49 0.04 0.01

약간 험 39.23 40.77 ** 40.76  0.99 1.42 0.01 0.01

매우 험 7.34 11.04 *** 9.23 *** 0.64 0.71 0.06 0.03

미래

사회

안

망

매우 안 2.60 2.41 ** 1.58 ** 0.30 0.30 0.01 0.03

약간 안 22.71 22.45 ** 20.07  0.84 1.10 0.00 0.03

변화없다 44.27 34.81 *** 39.46  0.96 1.48 0.07 0.04

약간 험 24.71 32.03 *** 32.29 *** 0.94 1.37 0.07 0.08

매우 험 5.71 8.30 *** 6.61 *** 0.56 0.58 0.05 0.02

수입

식품

안

매우 안 0.63 1.65 *** 1.11 * 0.25 0.21 0.05 0.03

약간 안 6.58 8.34 ** 7.99  0.54 0.79 0.03 0.02

변화없다 34.12 28.41 *** 32.30 ** 0.91 1.43 0.05 0.02

약간 험 44.63 44.63 *** 44.30 * 1.00 1.46 0.00 0.00

매우 험 14.03 16.97 *** 14.30 *** 0.75 0.87 0.04 0.00

수입

식품

불안

이유

정부 규제미흡 43.19 52.52 ** 51.45  1.29 1.85 0.09 0.09

식품업체 의식부족 26.51 22.33 ** 22.43 * 1.08 1.53 0.05 0.05

언론 불안감보도 10.50 5.80 *** 5.98 *** 0.59 0.83 0.09 0.09

과거불안  

식품사용경험
6.88 9.18 ** 9.43 * 0.78 1.18 0.05 0.06

수입국에 한 불신 12.66 9.67 ** 10.16 * 0.76 1.05 0.05 0.04

기타 0.27 0.48 *** 0.55 *** 0.16 0.21 0.02 0.03

학교  

식

안

매우 안 3.02 2.61 ** 2.20  0.31 0.36 0.01 0.02

약간 안 19.15 18.16 ** 17.31  0.76 1.06 0.01 0.02

보통 51.28 43.88 *** 50.62  1.00 1.47 0.05 0.01

약간 불안 22.94 29.31 *** 25.84 ** 0.92 1.21 0.06 0.03

매우 불안 3.62 6.03 *** 4.03 *** 0.48 0.41 0.05 0.01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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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식

불안

이유

정부 리미흡 24.26 28.86 ** 28.31  1.55 2.09 0.08 0.08

리자 의식부족 45.68 40.06 ** 41.24  1.68 2.36 0.08 0.07

언론 불안감보도 12.89 9.54 ** 11.35  0.99 1.64 0.08 0.04

실제경험 13.22 18.13 *** 15.14  1.29 1.46 0.12 0.05

교육, 홍보부족 3.22 3.01 ** 3.39  0.63 0.74 0.01 0.01

기타 0.74 0.40 *** 0.57 *** 0.21 0.29 0.03 0.02

학교

주변

식품

안

매우 안 0.49 0.82 ** 0.63  0.18 0.17 0.02 0.01

약간 안 5.28 6.26 ** 5.08  0.48 0.62 0.02 0.00

보통 42.17 27.77 *** 40.27  0.91 1.54 0.11 0.02

약간 불안 39.19 43.40 ** 36.21 * 1.00 1.32 0.03 0.02

매우 불안 12.87 21.76 *** 17.81 *** 0.84 0.96 0.11 0.06

학교

주변

식품

불안

이유

정부 리미흡 13.29 17.39 ** 16.84 * 0.97 1.19 0.07 0.06

매자 의식부족 33.06 30.72 ** 30.49  1.16 1.58 0.03 0.03

언론 불안감보도 6.32 4.35 ** 4.85  0.51 0.74 0.05 0.04

실제경험 16.50 23.80 *** 22.32 ** 1.07 1.33 0.11 0.09

의식교육 부족 8.55 5.59 *** 5.69 ** 0.55 0.69 0.06 0.06

선입견 22.15 17.98 ** 19.68  0.96 1.37 0.06 0.04

기타 0.13 0.18 *** 0.13 *** 0.09 0.07 0.01 0.00

반

식품

안

매우 안 1.20 1.30 ** 1.25  0.22 0.32 0.00 0.00

약간 안 13.88 11.80 ** 10.73 * 0.64 0.85 0.03 0.04

보통 47.62 42.03 ** 50.05  1.00 1.47 0.04 0.02

약간 불안 32.15 38.89 ** 34.02  0.99 1.30 0.06 0.02

매우 불안 5.15 5.98 *** 3.95 *** 0.47 0.39 0.02 0.02

반

식품

안

불안

이유

정부 리미흡 32.63 37.91 ** 37.74  1.46 1.97 0.07 0.07

매자 의식부족 46.62 42.86 ** 42.76  1.49 1.97 0.05 0.05

언론 불안감보도 12.44 8.03 *** 7.73 *** 0.80 0.96 0.09 0.10

실제경험 8.03 10.74 ** 11.37 * 0.93 1.36 0.07 0.09

기타 0.28 0.47 *** 0.40 *** 0.18 0.18 0.03 0.02

집

개선

요구

분야

식품안 기 31.30 32.77 ** 33.46  0.94 1.39 0.01 0.02

법규 반자 처벌 39.30 41.26 ** 40.62  1.00 1.45 0.02 0.01

업자재정, 기술지원 14.74 11.89 *** 12.39  0.65 1.02 0.03 0.03

업자 책임의식제고 10.80 10.51 ** 10.08  0.63 0.83 0.00 0.01

소비자 

안 식품선택교육, 홍보
3.69 3.21 ** 3.20  0.35 0.47 0.01 0.01

기타 0.17 0.36 *** 0.24 *** 0.11 0.09 0.02 0.01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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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타인의

법

수

아주 잘지킴 1.96 4.36 *** 4.63 *** 0.41 0.63 0.07 0.08

비교  잘지킴 29.23 29.16 ** 26.58 ** 0.92 1.27 0.00 0.02

보통 47.30 45.23 *** 48.54  1.01 1.48 0.02 0.01

비교  안지킴 20.61 20.21 ** 19.27 ** 0.80 1.05 0.00 0.01

 안지킴 0.91 1.04 *** 0.98 *** 0.20 0.30 0.01 0.00

자신의

법

수

아주 잘지킴 11.94 15.65 ** 13.90  0.73 0.92 0.05 0.03

비교  잘지킴 52.89 54.17 ** 49.85  1.01 1.47 0.01 0.02

보통 32.29 28.10 ** 33.36  0.91 1.45 0.04 0.01

비교  안지킴 2.78 1.92 ** 2.67  0.28 0.52 0.02 0.00

 안지킴 0.09 0.16 *** 0.22 *** 0.08 0.12 0.01 0.02

평소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지키는게 손해 13.60 15.91 *** 22.24 *** 5.04 9.18 0.14 0.59

처벌규정 미약 8.03 8.98 *** 10.05 *** 3.94 5.91 0.09 0.20

다른사람도 

지키지않아서
18.21 21.53 *** 16.23 *** 5.57 5.24 0.21 0.12

귀찮아서 44.11 43.30 *** 39.34 *** 7.27 9.24 0.04 0.23

단속하지 않아서 9.63 7.09 *** 4.76  3.51 2.90 0.25 0.47

법교육이 미약 4.15 3.19 *** 7.38 *** 2.25 5.59 0.13 0.44

기타 2.27 100 *** 100 *** 　 　 13.78 17.21

각 분야별 우리국민 공공질서 수 (1~6)

1.

차례

지키기

아주 잘지킴 11.32 17.72 *** 16.09 ** 0.76 1.00 0.08 0.06

비교  잘지킴 48.26 44.92 *** 42.58 *** 1.00 1.44 0.03 0.04

보통 30.38 25.96 *** 29.85 * 0.90 1.44 0.04 0.00

비교  안지킴 9.13 9.83 ** 10.20  0.60 0.91 0.01 0.02

 안지킴 0.91 1.56 *** 1.29 *** 0.25 0.26 0.03 0.02

2.

거리

환경

질서

아주 잘지킴 6.81 14.22 *** 12.09 *** 0.70 0.80 0.12 0.09

비교  잘지킴 21.89 23.28 ** 21.34 * 0.85 1.16 0.01 0.01

보통 32.31 25.49 *** 28.67 *** 0.89 1.45 0.06 0.03

비교  안지킴 31.04 27.65 *** 29.05 ** 0.90 1.33 0.03 0.02

 안지킴 7.96 9.36 *** 8.85 *** 0.58 0.77 0.02 0.01

3.

보행

질서

아주 잘지킴 6.28 9.95 *** 8.56 ** 0.59 0.70 0.06 0.04

비교  잘지킴 32.40 35.36 ** 32.62  0.97 1.32 0.03 0.00

보통 41.44 34.86 *** 39.38 * 0.96 1.50 0.05 0.02

비교  안지킴 18.29 17.79 ** 17.67  0.77 1.11 0.01 0.01

 안지킴 1.58 2.05 *** 1.78 *** 0.29 0.31 0.02 0.01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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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4.

운 자

교통

질서

아주 잘지킴 4.75 10.13 *** 8.79 *** 0.60 0.70 0.10 0.08

비교  잘지킴 22.81 25.08 ** 22.69 * 0.88 1.17 0.02 0.00

보통 45.31 36.13 *** 38.85 *** 0.97 1.46 0.07 0.05

비교  안지킴 24.57 25.31 *** 26.75  0.87 1.37 0.01 0.02

 안지킴 2.56 3.35 *** 2.92 *** 0.36 0.43 0.02 0.01

5.

공공

장소

연

아주 잘지킴 9.66 20.49 *** 17.90 *** 0.81 1.00 0.15 0.12

비교  잘지킴 25.40 21.74 *** 20.68 *** 0.82 1.15 0.03 0.05

보통 34.96 26.54 *** 31.83 *** 0.91 1.50 0.07 0.03

비교  안지킴 23.69 21.88 *** 20.98 *** 0.83 1.13 0.02 0.03

 안지킴 6.29 9.35 *** 8.61 *** 0.59 0.77 0.05 0.04

6.

공공

장소

정숙

아주 잘지킴 5.79 12.21 *** 10.01 *** 0.65 0.74 0.11 0.08

비교  잘지킴 17.47 21.43 ** 19.53  0.83 1.09 0.04 0.02

보통 35.32 27.28 *** 31.00 *** 0.91 1.46 0.07 0.04

비교  안지킴 32.43 28.50 *** 30.82 ** 0.91 1.38 0.03 0.01

 안지킴 9.00 10.57 *** 8.65 *** 0.61 0.70 0.02 0.01

교통

사고

원인

운 자 부주의 26.46 25.24 ** 25.62  0.87 1.35 0.01 0.01

보행자 부주의 3.18 3.68 ** 2.72  0.39 0.34 0.01 0.01

교통혼잡 13.62 12.99 ** 13.78  0.67 1.02 0.01 0.00

도로구조 잘못 2.95 3.27 ** 2.88  0.38 0.42 0.01 0.00

신호체계 잘못 2.16 2.05 ** 1.98  0.28 0.35 0.00 0.01

질서의식 부족 51.46 52.58 ** 52.91  1.01 1.47 0.01 0.01

기타 0.17 0.18 *** 0.11 *** 0.08 0.05 0.00 0.01

교통

안

시설

만족

매우 만족 4.94 4.61 ** 4.26  0.41 0.54 0.01 0.01

약간 만족 24.32 27.53 ** 25.98  0.89 1.25 0.03 0.02

보통 53.03 48.20 *** 52.44  1.01 1.46 0.04 0.00

약간 불만족 15.36 16.77 ** 15.19  0.75 0.95 0.02 0.00

매우 불만족 2.35 2.89 *** 2.12 *** 0.35 0.33 0.02 0.01

운

여부

44.99 45.07 ** 48.19 * 1.01 1.48 0.00 0.03

아니오 55.01 54.93 *** 51.81 *** 1.01 1.48 0.00 0.02

야간

보행

두려움 40.59 52.85 *** 46.72 *** 1.01 1.46 0.10 0.05

두렵지않음 59.41 47.15 *** 53.28 *** 1.01 1.46 0.09 0.05

야간

보행

험

원인

가로등이 없어서 28.81 26.35 ** 26.99  1.23 1.92 0.03 0.03

우범지역이므로 7.57 7.43 ** 7.08  0.73 0.97 0.00 0.01

인 이 들물어서 62.37 64.67 ** 64.60  1.33 1.98 0.03 0.03

기타 1.25 1.55 *** 1.33 *** 0.33 0.33 0.02 0.00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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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부문 ref

web Std  Err effect_size

성향

조정
5개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성향

조정

5개

층화

야간

보행시

행동

무섭지만 그냥다님 56.22 47.11 ** 48.03  1.38 1.99 0.10 0.09

조

멀더라도

피해다님

14.59 26.20 *** 24.66 *** 1.22 1.60 0.21 0.19

집앞까지 택시이용 5.95 3.89 ** 3.50 * 0.51 0.60 0.06 0.07

아는사람과 동행 6.88 7.19 ** 7.31  0.69 0.95 0.01 0.01

다음기회로 미룸 14.86 14.15 ** 15.13  0.98 1.45 0.01 0.01

호신도구 비 0.37 0.34 ** 0.15 * 0.14 0.06 0.00 0.02

기타 1.14 1.12 *** 1.23 *** 0.28 0.43 0.00 0.01

<부표 5-3> 안전부문 항목 성향조정 결과(계속)

*** p<0.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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