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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방법 연구

심규호·백지선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통계 조사에서의 오차는 크게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로 구분할 수 있다. 표본오차는 

모집단과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비표본오차는 표본오차를 제외한 모든 오차를 

말한다. 무응답은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키는 많은 원인  하나이다. 통계조사를 수행할 

때 표본을 모두 조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조사를 수행하다보면 많은 경우 

완 한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무응답은 표본의 크기를 축소시켜 추

정값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한 무응답에 포함되는 표본들이 시스템 인 차이를 발생

시킨다면 무응답 편향이 발생하여 추정값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송주헌 외, 
2009).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에 해 김재 (2004)과 박성인(2007)은 무응답 처리방법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무응답 편향을 조정한바 있다.

통계청에서는 가구의 실물  융자산, 부채 등의 구성과 분포를 조사하여 각종 경

제, 사회, 융정책이나 학문연구의 기 자료로 제공하기 해 2010년 1차 가계 융조사

를 시작하 다. 이 조사는 패 조사로 가계부문의 미시  재무건 성을 주기 으로 

악하여 정부와 융당국의 부동산 정책, 통화  리정책, 가계신용 리, 융시스템 

발  등을 한 기본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조사주기는 1년이며 모집단은 2005년 인구

주택총조사 결과 일반조사구와 총조사 이후 신축된 아 트가 상이 된다. 표본규모는 

국의 약 10,000가구이며 주거유형, 주택평균연건평으로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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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후 2011년 2차 가계 융조사를 실시하 으며, 2012년 새로운 2만 가구를 표본

으로 확 , 개편되어 가계 융⋅복지조사로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가구 특성과 편향 정도, 무응답 조정 효과를 악하기 하여 

1, 2차 가계 융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2차 가계 융조사의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1차 

가계 융조사에서 비 조 성향이 강한 응답가구를 무응답가구로 재분류하는 연구설계

와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고, 1차 가계 융조사 1만 가구 상 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무응답으로 가정한 가구는 2010년 응답을 하고 1년 뒤 조사에서 무응답으로 환

된 가구로 처음부터 응답하지 않은 가구보다는 무응답 성향이 약할 수 있다는 한계 을 

가지지만, 무응답에 한 계량  분석을 통해 무응답 조정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에서 자료와 연구설계 등 연구방법을 설명하 다. 
2 에서는 무응답 가구의 특성에 해 알아보았으며 연구설계에 의해 얻어진 각각의 무

응답 조정방법에 한 추정값을 비교 분석하 다. 3 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

을 제시하 다.

2. 연구 방법

무응답 조정에 유의미한 변수와 효과를 분석해 보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설계를 하 다. 가계 융조사가 패 조사임을 이용하여 2차 가계 융조사에서 

무응답한 가구에 해당하는 1차 가계 융조사의 응답 가구를 비교  비 조 성향이 강한 

가구로 보고 무응답 가구로 설정하 다. 즉, 2010년에 조사된 가계 융조사 결과에 동일 

가구에 한 2011년 가계 융조사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무응답 가구를 생성하 다. 이
러한 실험설계를 통하여  2010년 1만 가구에 한 가계 융조사를 거(referenc)로 두고, 
1만 가구  응답가구는 8,918가구, 무응답 가구는 1,026가구로 분류하 다.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 무응답 가구의 특성과 가구의 

응답여부와 련된 가구 특성  융변수를 악하 다. 먼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악하기 해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에 해 가구주 성별, 연령, 동거여부, 학력 등 가구

주 특성변수와 융변수인 자산, 부채, 소득 분포를 비교하 다. 무응답 조정에 필요한 

응답여부와 련된 가구 특성변수를 악하기 하여 가구특성과 응답유형의 분포에 

한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고, 가구특성별 융변수 평균을 비교하여 가구 특성

변수와 융변수의 계를 살펴보았다. 2단계는 무응답 발생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되는 변수들(지역, 주택유형, 가구주 정보, 융 정보)을 이용하여 무응답 조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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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 다. 무응답 조정층 작성을 하여 표본 추출정보인 지역정보와 주택유

형을 사용하 다. 다음으로 가구주 특성변수의 무응답 조정 효과를 분석하기 하여 가

구주 정보를 이용하여 무응답 조정층을 작성하 으며, 마지막으로 가구주 정보와 융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여 무응답층을 작성하 다. 최종 으로 6가지의 무응답 층 작성 

방법, “지역변수(수도권, 비수도권)와 주택유형, CHAID”, “지역변수(16개 시도)와 주택유

형, CHAID”, “가구주정보, CHAID”, “가구주정보 와 융정보, CHAID”, “ 융정보, 
CHAID”, “지역변수(수도권, 비수도권)와 주택유형, Logistic”로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

다. 3단계로 무응답 조정 방법에 따른 가 값 분포와 융변수 추정결과를 비교하 다. 
한 무응답 조정 과  6가지 무응답 조정 후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무응답 조정으로 

인한 편향 조정과 추정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 다. 

제2절 가계금융조사 무응답 가중값 적용

가계 융조사의 무응답 가구 특성, 무응답 조정효과 등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

에서는  2010년 가계 융조사(1만 가구)를 거(reference)로 정의하고 2011년 가계 융

조사 응답정보를 이용하여 2010년 가계 융조사의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를 생성하

다. 이러한 실험 하에서 우리는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 다. 일반 으

로 무응답에 향을 미치는 가구 는 가구주의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조사자료

를 바탕으로 한 가구의 특성에는 가구주 성별, 나이, 직업,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과 가

구의 외형 인 특성인 주택유형과 거주지역이 있다. 이 에 가구주 정보는 조사를 직  

수행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고 주택유형과 거주지역과 같은 정보는 조사를 직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무응답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서 발생하므

로 가구주의 특성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는 사실상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2011년의 응답 정보

를 이용하여  2010년 자료에 무응답 가구를 생성하 기 때문에 가구와 가구주 정보를 

온 히 사용하여 무응답 가구 특성과 응답여부에 향을 주는 변수, 무응답 조정 효과를 

악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 하 듯이 여기서 무응답 가구는  2010년 응답을 하고 1년 

뒤 조사에서 무응답으로 환된 가구로 실제 무응답 가구와 유사한 성향을 가질 것으로 

단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가계 융조사에서 주요 심은 가구의 융정보인 즉 자산, 소득, 부채 수 이다. 
무응답 가구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 은 응답가구의 융수 과 무응답가구의 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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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가 있는지와 그 차이가 융정보 추정결과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 가를 알

고자 하는데 있다. 한 추정단계에서 두 가구 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향을 최소화

하기 하여 실시하는 무응답 조정에 한 변수와 방법을 악하는데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융정보에 한 응답여부가 가구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

구의 융수 에 따른 차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부채가 많고 

소득이 은 가구의 경우 통계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반 로 소득과 자

산이 상 으로 큰 가구의 경우도 세 과 같은 문제 때문에 융상태의 노출을 꺼릴 

수도 있다. 한 융상태가 좋은 가구는 면 조사와 같은 방식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응답 조정층을 작성하는데 융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이 에서는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가구  가구

주 특성에 따른 무응답층을 결정하여 무응답 가 값을 작성해 보고자 한다. 한 융변

수를 활용한 무응답 가 값도 작성하여 어떠한 무응답 가 값이 무응답 편향을 효과

으로 이는지에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실험설계와 분석 상은 아래 <표 2-1>과 같다. 1차 웨이 에서 응답한 1만 가구의  

2차 웨이  조사에서 제외된 56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조사 상인 9,944가구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차 웨이 에서 응답한 8,918가구는 조성향을 가지는 가구로, 행방

불명되거나 불응하거나 부재인 가구 1,026가구는 비 조성향 가구로 단하여, 조성

향의 8,918가구를 2010년에서 응답한 가구로, 비 조성향의 1,026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정의하 다.

2차 웨이  가구상태* 1차 웨이  가구 분류 가구수

조사 상 분석 상 9,944

유지(응답) ➨ 응답가구( 조성향) 8,918

(행방불명, 불응, 부재)(무응답) ➨ 무응답가구

(비 조성향)
1,026

(합가, 부 격, 기타)(조사제외)

분석제외
56

합가 부 격, 기타

합계 10,000

* 1차 웨이  조사 상 1만 가구 2차 웨이  가구 상태임

<표 2-1> 실험설계와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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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응답 가구 특성 분석

가.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가구 특성 

무응답 가구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무응답 가구와 응답가구의 가구주 정보 분포를 

비교하 다([그림 2-1] 참조). 가계 융조사의 가구주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변수는 

성별, 연령, 동거여부, 혼인상태, 가구원수, 교육정도, 가구주 직업, 가구주 종사상 지 , 
가구주 종사 산업 등의 변수가 있다. 가구주 특성 외에 거주지역과 주택유형을 사용하 는

데 지역 같은 경우 지역 간의 효과를 효율 으로 분석하기 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기타 지역)으로 구분하 다.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를 비교해보았을 때 부분

의 가구주의 특성변수에서 차이가 발생하 다. 특히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연령, 교육정

도, 혼인상태에서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단되며, 응답가구보다 무응답가구에서 여성, 
수도권, 20 와 30 , 1인 가구, 미혼, 고졸이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직업>

<가주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그림 2-1]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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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상태>

<지역> <주택유형>

[그림 2-1] 응답여부에 따른 가구주 특성 - 계속

 (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혼인상태, 가구주 
산업,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시도, 가구주 교육상태,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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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금융 특성 

가구의 융수 과 응답여부와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융정보의 평균과 분포를 분석하 다(<표 2-2>, <부록 3> 참조). 모든 융항목에서 무

응답가구의 평균값이 높으며, 융부채를 제외한 자산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가구의 무응답은 과소 추정을 래하

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응답여부에 향을 미치면서 가구 융변수와 련이 있는 변수를 

이용한 무응답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표 2-2> 응답정보와 금융정보의 평균비교 

(단  : 만 원)

항목 융항목 응답가구 무응답가구 t 값 유의확률

자산

자산총액 29981.26 41004.69 -5.41 0.000

실물자산 23774.20 32503.28 -4.68 0.000

융자산 6207.06 8501.41 -5.67 0.000

기타실물자산 10470.07 12477.46 -1.33 0.181

부채

부채총액 4962.82 6553.13 -2.59 0.009

융부채 3396.95 4142.20 -1.35 0.176

임 보증 1565.88 2410.94 -4.09 0.000

소득 경상소득 3876.56 4785.52 -7.06 0.000

다. 가구특성과 응답여부

앞에서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가구 특성 분포 비교를 통해 두 가구 집단 간 가구 

특성 구성비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무응답 조정에 필요한 응답여부에 향

을 주는 정보를 악하기 하여 가구 특성(가구주 특성, 지역, 주택유형)과 응답여부의 

연 성 분석을 실시하 다. 

가구 특성에 따른 응답과 무응답 비율에서 부분의 가구 특성변수에서 차이가 있었

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유의성 검정 결과 가구주 성별을 제외한 부분의 가구주 특

성변수에서 응답과 무응답의 비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2-3>, <부록 1>, <부록 2> 참조). 유의수  5%에서 성별을 제외한 가구의 특성에

서 응답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응답과 무응답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

었다. 만약, 응답여부에 유의미한 가구특성의 융 수 에서 차이가 있다면, 편향된 추정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가구 특성변수를 이용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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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 카이제곱 검정값 유의확률

가구주 동거여부** 32.45 0.000

가구주 직업** 115.86 0.000

가구주 성별 2.54 0.061

가구주 교육정도** 90.93 0.000

가구주 혼인상태** 17.06 0.000

가구주 산업** 151.15 0.000

가구원 수* 3.87 0.049

가구주 연령** 100.01 0.000

가구주 교육상태** 18.64 0.000

수도권,비수도권** 106.00 0.000

주택유형* 8.63 0.035

* : 유의수  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 : 유의수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

<표 2-3> 가구특성과 응답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라. 가구 특성과 금융정보 

가구특성과 가구 융정보에 해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를 비교한 결과, 부분에

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 에서는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융정보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구주 특성변수에 해 융정보별 평균값은 지역, 가
구원수, 결혼여부, 학력 등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2-2]에 수록하

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이 부분의 융정보에서 큰 평균값을 가지며, 가구원 

수는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겠지만, 1인 가구에서 부분의 융정보의 평균이 낮다. 
학력의 경우도 고졸이상이 졸이하보다는 융정보의 평균이 높다. 혼인상태는 배우

자가 있는 가구가 융정보의 평균이 높고 사별한 경우의 평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무응답 가구에 높은 융수 을 가지는 가구들의 비율이 높을 경우, 
를 들어 무응답가구에서 수도권의 비율 는 고졸이상 가구주 비율 높으면, 조사 결

과는 무응답 편향을 가지게 되며,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무응답 조

정에 주요 추정변수인 융정보와 상 이 높은 가구 정보나 그 외 활용 가능한 보조정

보를 최 한 이용한다면, 무응답으로 인한 편향 조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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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직업>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원 수>

[그림 2-2] 가구특성별 금융정보 평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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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상태>

<지역> <주택유형>

[그림 2-2] 가구특성별 금융정보 평균비교 - 계속

2. 무응답층의 결정과 조정률 결정

본 에서는 앞에서의 응답 련 변수에 한 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응답 조

정층과 조정률을 산출하 다. 무응답 조정 변수에 따른 무응답 조정 효과를 악하고자, 
무응답 조정 변수는 이용 가능성을 기 으로 (표본 추출 정보), (가구주 정보), (가구 

융 정보)로 구분하 다. 표본추출정보는 시도와 주택유형이며, 편의상 가구주 정보와 추

출정보를 가구 정보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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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HAID(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유형) 분석 (A)

가계 융조사의 경우 무응답 가 값을 작성할 수 있는 정보는 가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으로 시도와 주택유형만 사용할 수 있다. 시도 

체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유의하지 않은 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으로 수

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새로운 변수로 사용하 다. 
시도와 주택유형을 사용한 CHAID 분석 결과 수도권이 하나의 무응답층으로 구분되고 

비수도권에서 단독주택이 하나의 층, 아 트:연립다세 가 하나의 층, 기타 주택유형의 

총 4개의 층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3],  <표 2-4>,  <표 2-5>  참조)

 

[그림 2-3]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을 이용한 CHAID 분석 결과

층 지역 주택유형

1층 비수도권 기타

2층 비수도권 아 트;연립다세

3층 비수도권 단독주택

4층 수도권

<표 2-4>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에 의한 무응답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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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표본수 무응답조정비율

계 응답가구 무응답 비율 응답 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1층 88 75 13 14.77 130825 22270 1.17

2층 2671 2459 212 7.94 4118537 345936 1.08

3층 2455 2298 157 6.40 4010081 276037 1.07

4층 4730 4086 644 13.62 6871944 1065909 1.16

<표 2-5>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에 의한 무응답 조정 비율

나. CHAID(지역-16개시도, 주택유형) 분석 (B)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것과 별개로 16개 지역 모두를 무응답층으로 

사용한 효과를 분석하기 해 16개 시도를 모두 사용하여 주택유형과 CHAID 분석을 하

다. 수도권 에 서울특별시와 인천 역시가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원도, 
역시, 울산 역시, 구 역시, 충청북도가 하나의 층으로 구성되었다. 충청남도, 경

상북도, 부산 역시, 경상남도, 주 역시는 안에서 다시 단독주택;아 트;연립다세

와 기타 주택유형으로 구분되었다([그림 2-4], <표 2-6>, <표 2-7> 참조)

 

[그림 2-4] 전지역, 주택유형을 이용한 CHAID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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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지역 주택유형

1층 충청남도;경상북도;부산 역시;경상남도; 주 역시 기타

2층 충청남도;경상북도;부산 역시;경상남도; 주 역시 단독주택;아 트;연립다세

3층 경기도; 역시;울산 역시; 구 역시;충청북도

4층 강원도; 라북도;제주특별자치; 라남도

5층 서울특별시;인천 역시

<표 2-6> 전지역, 주택유형에 의한 무응답 층

    

층
표본수 무응답조정비율

계 응답가구 무응답 비율 응답 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1층 45 35 10 22.22 61201 17269 1.28

2층 2612 2426 186 7.12 4174774 310693 1.07

3층 3565 3163 402 11.28 5313203 660627 1.12

4층 1208 1161 47 3.89 1958577 81532 1.04

5층 2514 2133 381 15.16 3623630 640030 1.17

<표 2-7> 전지역, 주택유형에 의한 무응답 층

다. CHAID(가구정보) 분석 (C)

가계 융조사에서의 무응답 가구에서는 가구주 정보가 쉽게 사용가능한 정보일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구주 정보 역시 무응답가구에 해서는 사실상 조사가 어려우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나 행정자료 정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사용의 문제 을 떠나 가구주 정보를 무응답 층 설정

에 활용하면 추정값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가구 정보(주택유형과 지

역 그리고 가구주 정보)를 활용한 CHAID분석을 하 다. 모든 가구 정보를 사용하 을 

때 혼인상태, 동거여부, 직업, 주택유형, 나이, 지역(수도권, 비수도권)만이 실제 무응답

층 생성에 사용되었다([그림 2-5], <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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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변수) 가구주 나이, 교육정도, 직업, 동거여부, 결혼여부, 성별과 주택유형,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그림 2-5] 가구 정보에 의한 CHAID 분석

층

무응답조정비율

층

무응답조정비율

응답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응답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1층 1743064.40 104478.07 1.06 9층 820755.34 3517.94 1.00 
2층 1566993.85 241938.13 1.15 10층 534630.81 209587.78 1.39 
3층 452511.69 57265.56 1.13 11층 174516.21 24384.90 1.14 
4층 57509.17 15554.80 1.27 12층 133600.11 46921.39 1.35 
5층 4785331.71 418142.30 1.09 13층 260398.20 32787.52 1.13 
6층 2822389.26 322872.10 1.11 14층 526992.99 45345.05 1.09 
7층 890818.03 142287.86 1.16 15층 126415.79 27927.27 1.22 
8층 235461.33 17142.78 1.07 

<표 2-8> 가구 정보(혼인상태, 동거여부, 직업, 주택유형, 나이, 수도권비수도권)에 의한 무응답 층

라. CHAID(금융정보) 분석 (D)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간의 융정보의 평균에는 차이가 발생하 으며, 반 으로 

무응답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무응답층을 구성

할 때 융정보를 이용하여 무응답을 보정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다. 2010년, 2011년 

가계 융조사를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설계상 융정보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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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보를 이용하려면 조사 이외의 보조 인 정보의 추가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상된

다. CHAID분석을 해 실물자산 등의 주요 융변수를 입력하 지만 실제로 무응답층 

구성에 사용된 변수는 실물자산, 경상소득, 주요지출 세 변수만 사용되었다. 이 세 변수가 

실제 무응답에 향을 많이 주는 변수일 것으로 상된다([그림 2-6], <표 2-9> 참조)

* (입력변수) 실물자산, 융자산, 부채총액,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주요지출 

 

[그림 2-6] 주요 금융정보를 이용한 CHAID 분석 결과

     

층
무응답조정비율

응답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1층 784607.14 60832.52 1.0775 

2층 1612346.74 74859.53 1.0464 

3층 1489873.85 140835.56 1.0945 

4층 107665.13 23905.33 1.2220 

5층 791961.50 34695.06 1.0438 

6층 5355586.06 545169.88 1.1018 

7층 835915.64 111151.06 1.1330 

8층 441143.35 108863.34 1.2468 

9층 2278916.68 412154.85 1.1809 

<표 2-9> 실물자산, 경상소득, 주요지출에 의한 무응답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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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마. CHAID(금융변수, 가구정보) 분석 (E)

추가 인 정보가 요구되는 주요 융변수의 사용은 쉽지 않으며 가구 정보에 보조

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요 융변수와 가구 정보를 함

께 이용하면 무응답층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모든 주요 

융변수와 가구 정보를 이용하여 CHAID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구주 결혼여부, 가구주동

거여부,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나이, 실물자산, 경상소득, 주택유형이 무응답층을 결정

하는 변수로 사용되었다([그림 2-7], <표 2-10> 참조).

  * (입력변수) 주요지출,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부채총액, 융자산, 실물자산, 가구주 나이, 교육정도, 산업, 직
업, 동거여부, 결혼여부, 성별, 주택유형,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그림 2-7] 주요 금융변수와 가구 정보에 의한 CHAID 분석

 

층
무응답조정비율

층
무응답조정비율

응답승수합 무응답승수합 조정률 응답승수합 무응답 승수합 조정률

1층 1847542.47 1743064.40 1.0599 10층 669336.48 603924.37 1.1083 
2층 967308.52 906760.76 1.0668 11층 525481.94 420845.51 1.2486 
3층 509777.25 452511.69 1.1266 12층 536749.49 372058.60 1.4426 
4층 916652.18 899158.78 1.0195 13층 406370.23 337088.43 1.2055 
5층 504203.21 473213.35 1.0655 14층 180521.50 133600.11 1.3512 
6층 7134707.07 6376022.02 1.1190 15층 293185.72 260398.20 1.1259 
7층 1359766.36 1273227.51 1.0680 16층 572338.04 526992.99 1.0860 
8층 127755.20 117343.01 1.0887 17층 154343.06 126415.79 1.2209 
9층 135503.64 108763.39 1.2459 

<표 2-10> 주요 금융변수(경상소득, 실물자산)와 가구 정보(혼인상태, 동거여부, 주택유형, 
               나이, 수도권비수도권)에 의한 무응답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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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로지스틱(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유형) 분석 (F)

CHAID와 함께 가장 쉽게 사용되는 무응답층 생성 기법이 로지스틱 분석이다. 로지

스틱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응답과 무응답으로 구분되는 지시변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응답과 무응답에 한 확률을 계산하여 다. CHAID방법과 무응답 조정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상이 된다. 주택유형과 지역(수도권, 비수도권)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 다. 로지스틱 분석 결과 주택유형과 수도권, 비수도권 정보가 응답률과 

통계 으로 유의한 계가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표 2-11> 참조).

　독립변수 추정값 표 오차 유의확률

주택유형* H3 　 　 .067

  단독주택** H3(1) 0.186 0.070 .008

  아 트 H3(2) 0.084 0.067 .211

  연립  다세 H3(3) -0.012 0.089 .890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SUDO 　 　 .015

  수도권** SUDO(1) -0.932 0.038 .015

상수항*** 　 2.009 0.061 <.0001

 (***) 유의확률 <0.0001, (**) 유의확률 <0.05, (*) 유의확률 <0.1

<표 2-11> 로지스틱 모형 적합 결과

3. 무응답 조정 적용 분석

본 에서는 무응답 조정 효과를 측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9가지 경우에 해 추정결

과에 한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 2010년 1만 가구의 표본자료

∙ 2010년 1만 가구 표본자료와 설계 가 값

∙ 2010년 8,918 응답가구와 설계 가 값

∙ 2010년 8,918 응답가구와 6가지 무응답 조정 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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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무응답 조정 가 값은 2.2 에서 결정된 6가지 무응답 조정방법 - A.CHAID(지역- 수
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유형), B.CHAID(지역-16개 시도, 주택유형), C. CHAID(가구주정

보), D. CHAID( 융정보), E.CHAID( 융정보, 가구정보), F.로지스틱(지역 - 수도권과 비

수도권, 주택유형)으로 산출하 다. 실험설계에 따라  2010년 1만 가구 표본자료에 해 

설계 가 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거(reference)로 하 다.

가. 무응답 조정 방법별 가중값 분포 비교

2.2 에서 용한 6가지 무응답 조정방법의 가 값 분포에 한 기 분석을 실시하

다(<표 2-12> 참조). 무응답 조정한 가 값이 설계 가 값에 비해 평균값과 표 편차

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계가 값의 평균이 1693.70으로 가장 작으며 로지스틱 방

법의 평균이 1877.02로 가장 크다. 표 편차는 CHAID( 융정보와 가구정보)가 266.10으

로 가장 크며 CHAD(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가 240.71로 가장 낮다. 변동계수(CV)의 

값은 설계가 값이 12.56으로 가장 작으며 CHAID( 융정보+가구정보)가 14.27로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값 평균 표 편차 CV 최 값 최소값 앙값

설계가 값* 1693.70 212.66 12.56 2167.45 258.10 1722.47 

A. CHAID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유형) 1837.39 240.71 13.10 2514.24 258.10 1873.93 

B. CHAID(지역-16개시도, 주택유형) 1857.83 250.60 13.49 2535.92 258.10 1890.84 

C. CHAID(가구주정보) 1864.71 265.15 14.22 2818.77 258.10 1897.11 

D. CHAID( 융정보) 1864.71 249.31 13.37 2648.62 258.10 1897.24 

E. CHAID( 융정보와 가구정보) 1864.72 266.10 14.27 2818.77 258.10 1877.57 

F. 로지스틱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 1877.02 245.04 13.05 2465.83 258.10 1925.29 

* 2010년 8,918 응답가구의 설계가 값

<표 2-12> 가중값 분포 비교

     

나. 무응답 가중값을 적용한 금융변수 추정값 비교

무응답 가 값을 포함하여 9가지 방법에 한 융변수 추정결과를 [그림 2-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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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에 수록하 다. 설계가 값을 용한 거 추정결과와 비교했을 때, 무응답 조

정을 실시한 모든 항목에서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 조정변수로 융

정보 변수를 이용하 을 때, 과소추정 정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응답 조

정을 실시하지 않고 응답가구에 설계가 값만을 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과소추정 정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 조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 가중값에 의한 추정값 비교 

다. 무응답 조정 효과 분석

무응답 가 값 용으로 인한 조정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측도로 무응답 편향

(bias)을 사용하 다. 표본에서 응답자 평균에 한 무응답 편향과 상 편향은 무응답률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평균값 차이에 향을 받으며, 무응답 편향은 평균값 차이

가 크더라도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무응답편향 무응답률×      ,                     (1)                 
       

     무응답상대편향 무응답률×
    

,                     (2)
                      

여기서   는 표본에서 응답자 평균,  는 표본에서 무응답자 평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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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본 연구에서는 무응답 조정으로 인한 편향축소 정도를 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무응

답 조정된  응답 평균에 한 편향을 정의하 다. 즉, 무응답 조정으로 인한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주요변수 추정값의 편향이 표본 는 무응답 조정을 용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얼마나 축소되었지를 악하고자 한다. 

           편향  






         






×

           편향 무응답률×        

           편향 무응답률×






         







여기서   은 무응답조정을 실시한 응답가구의 평균,   는 설계가 값을 

용한 무응답 가구의 평균이다.

모든 경우에서 응답표본에 한 무응답 편향보다는 편향정도가 어듦을 알 수 있다.  
자산총액의 경우 Bias1의  CHAID( 융정보)를 이용한 추정값이 -20.5로 설계 용된 무

응답 추정값에 가장 근사하며 CHAID(가구정보)의 Bias1값이 -22.1로 가장 차이가 큰 것

으로 분석되었다. Bias2 역시 자산총액의 경우 CHAID( 융정보)의 값이 -759.8로 가장 

작고, CHAID(가구정보)의 값이 -817.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Bias3 역시 자산총액의 경

우 CHAID( 융정보)의 값이 -2.1로 가장 작고, CHAID(가구정보)의 값이 -2.3으로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무응답 조정된 응답 평균에 한 편향 분석에서 무응답 조정으로 응답가구와 무응답 

가구의 차이 가 축소됨을 알 수 있다. 용한 방법  융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편향이 

가장 크게 감소하 으며, 가구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지역이나 주택유형을 이용한 경우

보다 편향이 오히려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무응답 조정이 추정값에 미치는 향력을 비교하기 하여 무응답 조정 방법

별  추정값과 거(reference) 추정값을 비교하여 <표 2-14>에 수록하 다. 비교 측도는 

무응답 조정된 응답가구의 추정값과 거(reference, 2010년 가계 융조사(1만 가구)에 설

계가 값 용한 경우) 추정값의 차이와 비율을 사용하 으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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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비율 

     
×

여기서     2010년 가계 융조사(1만 가구)에 설계가 값 용한 평균이다.

거(reference) 추정결과와 비교하 을 때, 무응답 조정으로 어느 정도 추정값의 편향

을 축소할 수는 있으나, 모든 방법에서 과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 조정의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응답 조정을 실시한 추정값이 거 추정값에 더 근사

하 으며, 자산총액에서 설계가 값을 용한 경우 거 추정값에 비해 -2.79(-803만원)
로 과소 추정되며, 융정보와 가구정보를 이용한 경우 -1.57(-452만원), 융정보만을 

이용한 경우 -0.9(-260만원)로 과소 추정되고 있다. 가구 정보만을 이용한 경우는 

-2.85(-819만원)로 지역이나 주택유형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

는 융정보만을 이용한 경우가 거추정결과에 가장 근사한 추정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소득에서는 융정보와 가구정보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근사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응답 조정 시 융정보와 련이 있는 보조정보의 이용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기 했던 것과는 달리 가구정보(추출정보와 가구주정보)만을 이용한 경우에, 
무응답 조정 효과가 좋지 않았다. 특히 자산에서 가구 정보만을 이용한 경우는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용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방법에서 과소 추정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해서는 주요 융변수인 자산, 부채에 한 무응답 발생 메커니즘이 가구정보 

변수에 해 임의 결측(Missing At Random, MAR)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의 융변수 평균값을 보면, 이미 무응답한 

가구의 모든 융변수 평균값이 높고, 그 차이가 한 큰 것으로 볼 때, 가구별 융변

수의 무응답 메커니즘이 비임의 결측(Not Missing At random, NMAR)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다. 

이 부분에 해서는 추후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로부터 부

채, 자산, 소득과 같은 융조사에서 무응답 조정변수로는 가구주 정보보다는 지역과 주

택유형 변수가 더 유용하며, 가능하다면 융정보와 련이 깊은 보조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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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Reference
설계가 값

(응답)
A B C D E F

자산총액(만원) 28769.00 27966.00 28135.69 28282.42 27950.33 28509.39 28316.71 28012.47 

비율(%) 　 -2.79 -2.20 -1.69 -2.85 -0.90 -1.57 -2.63

차이(만원) 　 -803.00 -633.31 -486.58 -818.67 -259.61 -452.29 -756.53 

부채총액(만원) 4782.36 4652.01 4687.16 4722.11 4665.81 4761.92 4729.76 4665.18

비율(%) 　 -2.73 -1.99 -1.26 -2.44 -0.43 -1.10 -2.45

차이(만원) 　 -130.35 -95.20 -60.25 -116.55 -20.44 -52.60 -117.18

경상소득(만원) 3827.96 3754.41 3764.55 3771.13 3776.23 3803.31 3811.62 3759.42

비율(%) 　 -1.92 -1.66 -1.48 -1.35 -0.64 -0.43 -1.79

차이(만원) 　 -73.55 -63.41 -56.83 -51.73 -24.65 -16.34 -68.54

<표 2-14> 조정된 무응답 가중값의 영향력 비교

(단  : 만원, %) 

4. 무응답 유형별 특성 분석

2.3 의 무응답 조정결과에서 가구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추출정보인 시도와 주택유

형을 이용한 경우보다 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에서는 이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무응답가구의 유형(부재, 불응, 행방불명)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무응답 유형별 가구특성과 융정보 수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로 인해 

무응답 조정에서 용하는 완  임의결측이나, 임의결측에 한 가정은 더욱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무응답 가구의 유형은 부재, 불응, 행방불명으로 구분되며 응답 유형별 가구특성 분

포와 융변수 평균값을 각각 [그림 2-9]와 <표 2-15>에 나타내었다. 가구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가구주 동거여부,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과 주택유형에서 무응답 유

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방불명 가구는 부재, 불응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미혼, 여성, 20-30 ,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변수

에서도 유형별 평균값이 차이가 있으며, 행방불명 가구에 비해 불응과 부재가구의 

융변수 평균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응답 가구의 분포가 무응답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응답 조정에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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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직업>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원 수>

[그림 2-9] 응답유형(응답, 부재, 불응, 행방불명)에 따른 가구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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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상태>

<지역> <주택유형>

[그림 2-9] 응답유형(응답, 부재, 불응, 행방불명)에 따른 가구주 특성 - 계속 

 (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혼인상태, 가구주 

산업,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시도, 가구주 교육상태, 수도권 

비수도권,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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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1년 가계 융조사의 동일 가구의 연속된 조사자료를 이

용하여 무응답 조정 연구를 진행하 다. 2010년 조사에 응답한 1만 가구  2011년 조사

제외 상인 56가구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 상인 9,944가구를 분석 상

으로 하여, 2010년과 2011년 모두 조사에 응답한 조성향을 보이는 8,918 가구를 응답

가구로 정의하고 2010년 조사에는 응답하고 2011년에는 행방불명, 불응, 부재인 비 조

성향의 1,026가구를 무응답가구로 정의하 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무응답 가구의 특성

과 무응답 조정 효과 등 계량  분석을 실시하 으며, 무응답 조정에 한 유의미한 정

보와 시사 을 찾고자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응답가구와 응답가구의 특성 비교에서 무

응답가구는 시도, 주택유형, 가구주 성별, 교육수  등 가구특성과 자산, 소득, 부채 련 

융변수 모두에서 응답가구와 차이가 있다. 무응답가구는 웅답가구에 비해 자산, 부채, 
소득이 높으며, 수도권, 여성, 20 와 30 , 1인 가구, 미혼, 고졸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을 제외한 부분의 가구특성에서 응답분포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으며,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융변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가구 특성변수와 융변수를 이용하여 무응답 조정 변수로 (표본 추출 정보), (가구 

정보), ( 융 정보)를 구분하고, 로지스틱모형과 CHAID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

다. 최종 으로 6가지의 무응답 층 작성 방법, “지역변수(수도권, 비수도권)와 주택유형, 
CHAID”, “지역변수(16개 시도)와 주택유형, CHAID”, “가구정보, CHAID”, “가구정보와 

융정보, CHAID”, “ 융정보, CHAID”, “지역변수(수도권, 비수도권)와 주택유형, 
Logistic”로 무응답 조정을 실시하 다. 동일한 조정변수- 지역(수도권, 비수도권)과 주택

유형을 이용한 로지스틱 모형과 CHAID 모형 결과를 비교하 을 때, 로지스틱 모형에서 

가 값의 평균과 표 편차가 약간 커지며, 추정결과 과소추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CHAID 모형이 더 한 것으로 단하 다. 넷째, 무응답 조정에 따른 추정결과를 

거 추정값(2010년 모두 응답한 1만 가구 상으로 설계가 값 용)에 해 조정  설

계가 값만을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편향 조정과 추정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았다. 

거 추정결과와 비교하 을 때, 응답한 가구만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모든 방

법에서 과소 추정되며, 응답한 가구에 해 설계가 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보다는 

무응답 조정을 용하 을 때, 과소 추정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 조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용한 방법에서 조정효과는 가구정보, 추출정보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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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택유형, 가구정보와 융정보, 융정보 순서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산과 부채에서 가구정보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 효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무응답 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무응답 가구 유형(부재, 불응, 
행방불명)에 따른 가구변수와 융변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구주 동거여부, 성별, 교육정도, 혼인상태, 연령, 주택유형에서 무응답 유형별 분포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방불명 가구는 부재, 불응가구에 비해 1인 가구, 
미혼, 여성, 20-30 ,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융변수에서도 유형

별 평균값이 차이가 있으며, 행방불명가구에 비해 불응과 부재가구의 융변수 평균값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응답 가구 내에 무응답 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로부터 응답가구와 무응답가구는 가구 특성과 융수 에 있어서 차이가 있

으며, 응답가구만으로 추정하여 발생하는 과소 추정에 해 무응답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채, 자산, 소득과 같은 융조사에서 무응답 조정변수로는 가구주 정보보다는 지

역과 주택유형 변수가 더 유용하며, 가능하다면 융정보와 련이 깊은 보조변수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 무응답 조정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융변수에 한 무응답 발생 메커니즘이 임의결측을 따르지 않으며, 비임의결측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과 무응답 유형별(불응, 부재, 행방불명) 가구변수와 융변수

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과 련한 무응답 조정방법에 해

서는 앞으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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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동거여부> <**가구주 직업>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정도>

<**가구주 혼인상태> <**가구원 수>

[부록 1] 가구주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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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상태>

<**시도> <**주택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부록 1] 가구주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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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정보 카이제곱 값 자유도
근 유의확률

(양측 검정)

성별 2.541 1 0.111

동거여부 32.445 2 0.000

교육정도 90.927 6 0.000

교육상태 18.642 3 0.000

혼인상태 117.063 3 0.000

종사상 지 56.156 6 0.000

직업 115.856 10 0.000

산업 151.151 21 0.000

가구원수 49.520 8 0.000

주택유형 8.634 3 0.035

시도 153.850 15 0.000

연령 100.085 5 0.000

지역(수도권, 비수도권) 106.002 1 0.000

<부록 2> 무응답 가구의 가구주 정보 교차분석 

<가구주 정보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가구주 성별

체

가구주 동거여부

체
남자 여자

같이

살고 있음

따로

살고 있음

1인
가구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7175 1743 8918 7440 106 1372 8918

% 89.9% 88.7% 89.7% 90.5% 88.3% 85.8% 89.7%

무응답 빈도 804 222 1026 784 14 228 1026

% 10.1% 11.3% 10.3% 9.5% 11.7% 14.3% 10.3%

 
 체

빈도 7979 1965 9944 8224 120 1600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정보의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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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교육정도

체

안받음
등

학교
학교

고등

학교

학

(3년제
이하)

학교

(4년제
이상)

학원이상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491 1163 946 2969 778 2048 523 8918

% 94.6% 95.5% 92.1% 88.6% 87.5% 87.1% 89.1% 89.7%

무응답 빈도 28 55 81 383 111 304 64 1026

% 5.4% 4.5% 7.9% 11.4% 12.5% 12.9% 10.9% 10.3%

 
 체

빈도 519 1218 1027 3352 889 2352 587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교육상태

체

가구주 혼인상태

체

0 졸업 재학 퇴 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 사별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491 7908 91 428 8918 673 6629 605 1011 8918

% 94.6% 89.3% 90.1% 92.2% 89.7% 80.0% 90.4% 87.2% 94.2% 89.7%

무응답 빈도 28 952 10 36 1026 168 707 89 62 1026

% 5.4% 10.7% 9.9% 7.8% 10.3% 20.0% 9.6% 12.8% 5.8% 10.3%

 
 체

빈도 519 8860 101 464 9944 841 7336 694 1073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종사상 지

체

0 상용임
근로자

임시

일용임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

무 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1869 3307 1238 607 1796 4 97 8918

% 92.7% 88.4% 87.9% 85.7% 92.0% 100.0% 86.6% 89.7%

무응답 빈도 148 436 170 101 156 0 15 1026

% 7.3% 11.6% 12.1% 14.3% 8.0% 0.0% 13.4% 10.3%

 
 체

빈도 2017 3743 1408 708 1952 4 112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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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직업

체

리자
문가  
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285 903 1211 841 669 659 8918

% 84.6% 86.1% 88.3% 88.0% 86.7% 97.9% 89.7%

무응답 빈도 52 146 161 115 103 14 1026

% 15.4% 13.9% 11.7% 12.0% 13.3% 2.1% 10.3%

 
 체

빈도 337 1049 1372 956 772 673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직업

체기능원 

 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실업 가사 

학생, 은퇴자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746 792 889 54 1869 8918

% 87.6% 90.4% 90.3% 98.2% 92.7% 89.7%

무응답 빈도 106 84 96 1 148 1026

% 12.4% 9.6% 9.7% 1.8% 7.3% 10.3%

 
 체

빈도 852 876 985 55 2017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주 산업

체

0
농업,
임업,  
어업

업 제조업

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건설업
도매  

소매업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1869 742 10 1227 145 58 741 815 8918

% 92.7% 97.6% 100% 88.7% 85.8% 85.3% 89.0% 86.2% 89.7%

무응답 빈도 148 18 0 156 24 10 92 130 1026

% 7.3% 2.4% 0.0% 11.3% 14.2% 14.7% 11.0% 13.8% 10.3%

 
 체

빈도 2017 760 10 1383 169 68 833 945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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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산업

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술, 
스포츠

회  

단체,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자가생산

활동

국제  
외국기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420 332 196 91 366 38 4 8918

% 92.9% 89.2% 87.5% 80.5% 93.1% 88.4% 66.7% 89.7%

무응답 빈도 32 40 28 22 27 5 2 1026

% 7.1% 10.8% 12.5% 19.5% 6.9% 11.6% 33.3% 10.3%

 
 체

빈도 452 372 224 113 393 43 6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주 산업

체
운수업

숙박  

음식 업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 업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495 376 173 201 152 258 209 8918

% 89.5% 86.4% 82.0% 84.8% 86.9% 85.4% 86.0% 89.7%

무응답 빈도 58 59 38 36 23 44 34 1026

% 10.5% 13.6% 18.0% 15.2% 13.1% 14.6% 14.0% 10.3%

 
 체

빈도 553 435 211 237 175 302 243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구원수

체
1 2 3 4 5 6 7 8 10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1372 2171 1827 2645 697 173 26 6 1 8918

% 85.8% 92.1% 89.6% 89.3% 90.5% 95.1% 92.9% 100% 100% 89.7%

무응답 빈도 228 186 212 316 73 9 2 0 0 1026

% 14.3% 7.9% 10.4% 10.7% 9.5% 4.9% 7.1% 0.0% 0.0% 10.3%

 
 체

빈도 1600 2357 2039 2961 770 182 28 6 1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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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체

수도권 비수도권

체
단독주택 아 트

연립

다세
기타 비수도권 수도권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3618 4171 955 174 8918 4832 4086 8918

% 90.5% 89.4% 88.4% 85.7% 89.7% 92.7% 86.4% 89.7%

무응답 빈도 379 493 125 29 1026 382 644 1026

% 9.5% 10.6% 11.6% 14.3% 10.3% 7.3% 13.6% 10.3%

 
 체

빈도 3997 4664 1080 203 9944 5214 4730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도

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
남도

경상
북도

라
남도

라
북도

충청
남도

충청
북도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316 1953 591 527 363 376 394 277 8918

% 95.8% 88.1% 91.6% 93.9% 95.3% 97.7% 93.1% 90.2% 89.7%

무응답 빈도 14 263 54 34 18 9 29 30 1026

% 4.2% 11.9% 8.4% 6.1% 4.7% 2.3% 6.9% 9.8% 10.3%

 
 체

빈도 330 2216 645 561 381 385 423 307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도

체
주

역시

구

역시 역시

부산

역시

서울

특별시

울산

역시

인천

역시

제주특별

자치도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266 472 265 683 1689 196 444 106 8918

% 92.4% 90.2% 88.3% 92.3% 84.5% 89.5% 86.2% 94.6% 89.7%

무응답 빈도 22 51 35 57 310 23 71 6 1026

% 7.6% 9.8% 11.7% 7.7% 15.5% 10.5% 13.8% 5.4% 10.3%

 
 체

빈도 288 523 300 740 1999 219 515 112 994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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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

체

10 20 30 40 50 60

응

답

여

부

응답 빈도 5 417 1717 2266 1876 2637 8918

% 71.4% 83.4% 87.6% 88.1% 89.2% 94.1% 89.7%

무응답 빈도 2 83 243 307 226 165 1026

% 28.6% 16.6% 12.4% 11.9% 10.8% 5.9% 10.3%

 
 체

빈도 7 500 1960 2573 2102 2802 994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상소득> <실물자산>

<기타실물자산> <부동산자산>

[부록 3] 가구의 응답여부에 따른 금융정보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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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산> <자산총액>

< 융부채> <임 보증 >

<부채총액>  

[부록 3] 가구의 응답여부에 따른 금융정보의 분포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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