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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l 연 구 기 간 2022년 04월 ~ 2022년 11월

l 핵 심 단 어 근로환경조사, 비대면조사, 모드효과, 응답자 선정

l 연구과제명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1. 연구배경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원 조사를 이용한 사회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전통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에 의존해온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사

회조사들은 지난 2년간 많은 차질을 빚었다.

2020년에 실시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부분적으로 비대

면 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조사 방법의 병행 사용 시 나타나는 모드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대면조사의 도입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비대면조사의 병

행 실시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부족했던 데 있다. 즉, 방법 자체가 문제인 것

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프라이버시 중시 경향, 1인 가구 증가 등 대면조

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추후 근로환경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

을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는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하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조사환경의 장애 외에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조사

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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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 응답자 선정 방법

현행 ‘가구 내 1인 선정 방식’을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

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 구체적인 시행 방안 연구

○ 비대면 조사 방법의 병행 방안

현행 면접원 가구 방문 조사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연구

○ 설문 문항 및 디자인 개선

현행 면접원 가구 방문 조사에 맞춰 개발된 설문 문항과 디자인을 다모드 조사에

서 통용될 수 있도록 가독성과 독이성, 디자인 개선 방안 연구

○ 기타 품질 향상 방안

현행 ‘면접원’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비대면 조사 상황에 맞춰 ‘응답자’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데이터 활용의 확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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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1.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7차 근로환경조사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의 일차적 목표는 다가오는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7차 조사에서 사용될 가구 

내 응답자 선정방식, 혼합모드 조사 방식, 그리고 설문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1인 1가구 응답자 선정방식에서 저하되고 있는 가구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 조사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이 둘을 비

교 검토하고, 각 방법별 최적의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환경조사가 혼합모드로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가정하

에, 혼합모드 조사에서 문제시되는 모드효과의 존재 유무, 또는 그 영향에 대해 검토

하고,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설문지는 면접원 대면조사의 면접원 직접 면접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비면

접원 조사, 특히 면접원이 응답 과정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유치조사나 모바일 조

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방법 간 모드

효과의 가능성과 측정오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2. 변화하는 조사환경에 적합한 근로환경조사 체계 구축과 데이터 품질 제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승인통계를 위한 많은 사회조사에서 비대면조사를 도입

하였다. 그러나 조사 수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비대면조사의 도입 

자체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문제점에 대한 해

결방안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대면조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부재했다는 데 있다.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의 병행은 모드효과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전면 대면

조사에 비해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측정오차의 원인은 다양하다. 면접원 조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 경향을 보

이며, 면접원의 영향과 자의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때로는 하위집단별로 

설명 불가능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대면 조사는 이러한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오차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대면조사 활용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조사방법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접근

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대선 기간 행해진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 ARS, 웹조사에 따라 각기 다른 추세를 보여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과제에서 제시한 조사방안은 표본의 대표성과 데이터의 품질향

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요약문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아시아여론조사학회 회장 조성겸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 ☎ : 052) 703-0823   

   ▪ E-mail : uno@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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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계획

1. 연구 목적 및 배경

1) 연구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면접원 조사를 이용한 사회조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

히 전통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에 의존해온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사

회조사들은 지난 2년간 많은 차질을 빚었다.

2020년에 실시된 제6차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부분적으로 비대

면 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조사방법의 병행 사용 시에 나타나는 모드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대면조사의 도입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비대면조사 병행 

실시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부족했던 데 있다. 즉, 방법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프라이버시 중시 경향, 1인 가구 증가 등 대면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요인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추후 근로환경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조사환

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는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

적으로 하고, 코로나19 등 당면한 조사환경의 장애 요인 외에도 장기적으로 변화하

는 조사환경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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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그림 Ⅰ-1] 조사 환경의 변화와 조사 방법 개선의 필요성

가. 가구 접근성 저하 

근로환경조사는 가구 방문을 통한 면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지난 2020년도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표본 크기 : 50,538 가구

§ 모집단 : 15세 이상 취업자

§ 조사 방법 : 1:1 가구방문 개별 면접 (TAPI), 비대면 조사방법 병행

(인터넷 웹조사, 유치 기입 방법 동시 사용)

§ 응답자 선정 : 다단계 층화 군집

§ 가구 내 응답자 선정 : 무선추출

§ 조사 기간 : 20년 10.5 – 4.11

(조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약 45일 동안 조사가 중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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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조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원 대면조사와 함께, 설문지 유치

기입 및 인터넷 웹조사 방법도 사용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전염병의 주기적인 유행을 예상하고 있어, 현행과 같은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의 

지속적인 전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대와 같은 사회변화는 대상자 부재 등으로 면대면 조사방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21년 현재 1인 가구 

비율이 3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강화는 조사 

참여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진실한 응답을 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는 가구의 증가로 면접원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

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데이터의 무선오차를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성 자체를 

낮추어 조사 결과의 편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가구접근성이 낮아지면 표본대치율이 높

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특성을 가진 가구의 포함률이 낮아질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에 따라 표본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즉 조사

환경의 악화는 단순히 조사비용의 상승이나 조사 기간의 장기화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의 편향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나. 무응답 및 응답 오차의 증가 가능성

조사환경의 변화는 조사과정에서 과학적 조사원칙을 준수하기 어렵게 하고, 조사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예컨대 1인 가구 거주자나 귀가 시간이 늦은 집단이 과소 

표집 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응답을 거절하거나 거짓된 정보로 

응답하여 오차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면접이 조사계획대로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아, 무응답이나 응답 이상값 등이 

많아질 수 있다. 예컨대 소득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높거

나 낮게 대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6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다. 면접원 역량에 따른 조사 품질 차이 확대 가능성

면대면조사는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원의 역량에 따라 조사 품질이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조사에 대한 면접원의 이해 정도와 진행 요령뿐만 아니라, 태블릿 기기 조작 

능력, 조사 내용의 정확한 입력, 직업윤리 및 소명의식 등은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조사환경이 악화되어 갈수록 잘하는 면접원과 잘하지 못하는 면접원 간

에 품질 차이는 확대된다.

근로환경조사는 응답 분량이 많고, 민감 정보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문항 또한 다

수 포함하고 있다. 응답자의 조사 주관기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조사를 실제 수행

하는 면접원에 대한 신뢰 또한 중요하다. 면접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언행이나 성격, 

태도, 외견상 보여지는 이미지까지도, 응답자와의 우호적인 관계 맺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조사관리 체계로 이러한 요소까지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접

원에 따른 조사의 품질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라. 조사 방법의 개선 필요성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기존의 조사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조사원칙은 면접원들의 원칙 순응도를 낮춘다. 예

컨대 면대면 직접조사의 원칙을 고수하면, 표본 대체가 많아지고,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다른 유형의 오차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조사환경에 적합하게 최적의 조사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갤럽의 

옴니버스 서베이, 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사회종합조사(KGSS)를 

비교 검토한 연구를 보면 (Cho,  Jang and Locascio, 2016), KGSS가 가장 교과

서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사 결과에서 

가장 대표성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학적인 조사절차를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그 원칙을 실제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7

Ⅰ. 연구 계획

이번 과제는 조사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응답자 선정방법, 비대면 조사 

방법의 병행방안, 그리고 설문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Ⅰ-2] 제안 요청 내용

과제1 : 검토방안이 현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과제2 : 검토방안 채택 시, 새로운 문제점은 없는가?

과제3 :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응답자 선정 방법 : 현재는 한 가구에서 한 명만을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이 방법을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접촉해야 하는 

가구 수를 줄일 수 있고, 면접원에 의한 가구 내 응답자 선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통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비대면 조사 방법의 병행 : 제6차 조사에서는 유치기입 및 웹조사를 허용하였다. 

실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통계청 조사를 비롯해서 많은 조사들이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사에 대한 응답률은 높일 수 있겠으나,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모드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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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및 디자인 : 설문의 디자인이나 표현방법은 응답의 정확성 및 응답률에 

영향을 준다. 근로환경조사 설문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설문이지만, 유치 기입 및 비

대면 상황에 맞게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근로환경조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안들은 이미 다른 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

법들이지만, 이러한 방법이 과연 현재 직면한 문제를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

토를 토대로 최적의 조사방안과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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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1) 가구 내 응답자 선정방식 검토 

응답자 선정방식을 가구 내 적격자 전원 추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구 내 응답자 전원을 추출할 경우 동일한 표본을 얻기 위해 접촉해야 할 가구의 

수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성인 구성원은 평균 2명 정도이기 때문

에 절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구 구성원 간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약 30% ~ 40% 정도 감소하여 현재 표본 크기의 

60% ~ 70% 정도를 접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정확한 비율은 급내상관

계수를 추출해서 추정하였다.

가구 내 대상자 전수 면접을 하면 1가구 1인을 선택할 때 발생하던 대상자 선정과

정에서의 문제가 해소된다. 응답자 선정은 난수 발생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원

칙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자 전원 선정 방식으로 하

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 1인 가구의 포함률

: 전수 면접을 할 경우,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표본에 추출될 가능성이 높

아지는가?

§ 접촉이 어려운 가구원의 포함률

: 부재중인 가구원이 면접에서 배제되거나, 대리 응답 등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 유치조사 사용률

: 유치조사의 사용이 증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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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의 응답자 선정방식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조사에 가장 적합한 응답자 선정방식을 찾고, 

그 방법의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2) 1:1 가구방문 면접조사의 보완방안

현재 1:1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조사를 수행하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유치기입 방식

의 비대면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원 대면조사의 경우 응답거절이 증가하

고 있고, 유치기입 조사는 현행 면접원 중심의 조사관리 체계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모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모드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계적인 비대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조사에는 웹,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과 품질이 달라진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

게 활용하는 것이 표본 대표성을 높이면서 응답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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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비대면 조사 방식의 체계화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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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드효과 분석

모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진다는 모드효과는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근로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이 중요하다.

§ 무응답 증가 : 면접원의 독려와 재촉 없이 응답자 혼자 설문에 응답할 경우 무

응답이 증가할 수 있다.

§ 응답 오류 및 이상값 : 문항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몰입도 부족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수집된 조사데이터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생

연도를 묻는 문항에 ‘1111’이라고 답하거나, 월 생활비를 ‘1만 원’ 또는 ‘1억 5

천’이라고 답하는 경우 등이 흔히 나타난다. 비슷한 문항에 대한 답을 반대로 

응답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나이 차이가 10년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표본 대표성 : 모드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사실은 비대면조사가 면접원 조사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대면조

사 도입을 통해 면접원 조사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응답자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대면조사를 했을 때 고소득, 화이트칼라 직종 종

사자가 더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모드효과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발생

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드에 따

라 무응답률이나 응답 오류 등 측정오차가 다르기 때문이라면, 측정오차를 최대한 제

거하는 설계방안이 필요하다. 반면 모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면, 전집의 대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환경조사에서 과연 모드효과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크

기와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서, 측정오차는 최소화하면서 대표성을 높일 수 있

는 조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대면조사 병행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비대면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응답률은 최대한 높이되,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문구성안이

나 조사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3

Ⅰ. 연구 계획

3) 설문지 개선 방안

[그림 Ⅰ-4] 설문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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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 개선의 필요성

현재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는 여러 차례 시행과정에서 정교화 되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사내용 자체가 어려운 주제이고, 예컨대 ‘종사상 지위’, ‘플

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응답자에게 익숙

하지 않거나, 대략적으로만 이해하는 용어가 많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문항 수도 

최대 127개 항목에 달하는 긴 설문이고, 응답시간도 30분 이상 소요된다. 

면접원 방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응

답자가 별다른 도움 없이 혼자서 응답해야 하는 비대면조사의 경우, 설문에 대한 이

해 부족, 또는 오해로 인한 부정확한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 등의 우려가 있다.

응답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응답을 위해, 무응답 항목 및 항목의 변별성이나 활용

성 등을 검토하여 문항 수를 축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나. 설문 개선 방향

설문 구조 및 흐름: 대면 및 비대면조사 방식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설문 내용이 종사자에 관한 항목, 사업장에 관한 환경 및 근로환경에 관한 항목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항목 구획이 다소 복잡하여 응답 부담이 높다. 종사자의 특성 

및 조사내용별로 구조화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설문 표현: 인지면접 및 해외 설문 검토를 통해 설문의 타당도와 이해도 제고

각 설문 문항을 응답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인지면접 방법을 이용해 분

석하여, 이해도가 낮은 문항의 경우 이해도 제고 방안을 찾아보았다. 

또한 EWCS(유럽근로환경조사) 및 AWCS(미국근로환경조사)와 동등한 문항의 경

우, 그 타당도 제고를 위해 문항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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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자조사표 구성 지침 마련

인터넷 웹 등 전자조사표의 경우 기능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조

사표 구성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웹 조사 또는 모바일 조사는 비단 설문 문항뿐 아니라, 기기의 인터페이스,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숙련도, 통제되지 않는 조사환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웹 설문 구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설문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문항 포함

비대면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성실한 응답 여부가 중요시되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설문 신뢰도 판단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은 유사하거나 동

일한 문항을 반복 질문하거나, 응답의 방향이 다른 문항(역코딩 문항)을 배치하는 것

이다.

현재 근로환경조사 설문은 이러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과제에서는 적

절한 정도의 문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응답자 혼자 응답해야 하는 

비대면 조사 방법에서 중요하다.

설문 문항의 축소

근로환경조사는 다수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조

사다. 특히 화면이 축소되는 모바일 조사의 경우, 응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응답과 설문 중단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예컨대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 사용된 설문에서 기타 항목의 응답을 살펴

보면 응답률이 높지 않다. 무응답 비율을 검토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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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품질향상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통계조사는 대부분 1:1 면접원 대면조사이

다. 이에 따라 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역시 면접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면접

원 없이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에서 면접원 중심의 품질관리를 하였다면, 비대면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심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적격성과 응답자의 성실 응

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비대면 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과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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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응답자 선정방식 연구

가. 분석내용

§ 가구 응답률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가구 내 구성원 간의 유사성 정도(ICC)를 고려하여 예상 가구 수 추정

- 기존 조사들의 파라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구 협조율 추정

§ 표본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 가구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기존 조사 데이터를 통해 직업, 가구 크기 등의 

분포에서 특정 편향을 보이는지 분석

§ 시행 방안 도출

- 부재 가구원 및 누락 가구원 처리 방안, 대리 응답 및 비적격자 응답 시 대처 

방안 등 도출

- 실사 전문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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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데이터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용한 조사 중에서 파라데이터가 공

개된 것은 ‘전국범죄피해조사’와 ‘한국사회과학조사’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들 두 데이터의 원시데이터 및 파라데이터를 분석해서 응답자 선정방법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 조사 중에서는 사회조사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Ⅰ-5] 대상자 선정 방식 연구용 분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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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자인 효과 분석 및 표본 크기 추정 

가구 내 대상자 전원을 추출하게 되면 일종의 군집 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되

고, 1가구 당 1명을 조사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군집 내 급간 상관계수의 크기

에 따라 디자인 효과를 갖게 된다.

Deff(디자인 효과) = 1 + (n-1)*ICC 

 (n= 가구 내 평균 대상자 수)

 (ICC : 급내 상관계수)

그리고 디자인 효과는 표본 크기를 아래와 같이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Neff(유효 표본) = 표본크기/Deff.

2) 비대면 조사방법의 확장 연구

[그림 Ⅰ-6] 비대면 조사방법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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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 모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검토 

조사 모드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조사표 설계 가이드라인 분석 (통계개발원, 2012)

§ 비면접원 조사는 면접원 조사만큼 신뢰할 만한가? 코로나 시대의 사회조사 한

계 극복을 위한 연구 (2021, 조사연구)

§ 혼합조사의 모드효과 추정 : 선택효과와 측정효과의 분리방법 (2017, 통계연구) 

나.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 분석

제6차 근로환경조사는 유치기입 방법과 면접원 대면조사 방법 두 가지가 사용되

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치조사 방법이 갖는 모드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웹이나 인터넷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적어, 모바일 조사가 갖는 모드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 비대면 조사 방법의 확장

§ 사전 모바일 응답 단계를 가질 것인가?

§ 기존 연구 검토

§ 유치기입을 허용할 것인가?

- TAPI와 유치기입 간의 모드효과 분석

§ 전화로 응답 독려를 할 것인가?

- 한국사회과학조사(KAMOS) 활용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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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7] 비대면 조사 방법의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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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 구조, 문항표현 및 디자인 분석

설문지 개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Ⅰ-8] 설문지 개선 작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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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연구 검토 및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구총조사 수행을 위해 통계개발원에서 다수의 연

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근로환경조사 설문 구성에도 참고가 된다. 따

라서 먼저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 박영실 (2014).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조사표 설계 사례 연구. 한국

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15(1), 47-72.

§ 박영실, 박현정 (2012). 조사표 평가 방법론에 관한 최근 동향. 통계개발

원. 2012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Ⅳ권, 140-159

§ 박선희, 박현주, 박주언 (2019). 조사표 평가 방법: 인지면접. 통계개발원. 

2019년 연구보고서 2019-13
§ 송현주, 손영우, 황명진, 박영실 (2007). 인지실험을 통한 조사표 개발 방

법 연구. 통계개발원.

§ 전경배 (2011). 자기기입식 조사표 디자인 개선 연구. 한국은행. 국민계정

리뷰. 2011-3호

§ 통계개발원 (2012). 자료수집방법에 따른 조사표설계 가이드라인 작성. 

대전: 통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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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문항,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 등을 찾아낸다. 또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여 하위 측정 문항의 

축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 분석

• 제6차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설문 유치기입방식이 40% 정도 사용되었음.

•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분석

• 모드효과 요인 분석

- 표본 특성 차이 : 응답자가 달라지는가?

- 응답성실성 : 무응답, 응답 일관성, 응답 이상치 등의 정도 비교 

    (데이터 클리닝 전후 데이터 비교)

=> 모드효과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식별 (문항/집단)

   단, 제6차 조사는 주로 유치기입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웹 및 모바일 조사 

     모드의 경우 파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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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 수정안 작성 및 인지 면접 실시

상기 기존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의 설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을 작

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수정안에 대해 인지면접을 실시한다.

인지면접이란, 설문 개발 과정에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응답자들이 설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설문에 참가한 응답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하는 연구방법

이다. 또한 응답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행동을 관찰하기도 한다. 인지면접은 응답자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이 해당 문

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 인지면접 대상자는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는데, 

5-10인 정도의 규모로 모두 3회 실시하였다.

다. 시범조사 실시

주요 수정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600명에 대해 수정된 

설문안에 대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최종 수정안 작성 및 전문가 회의 

인지면접, 기존 데이터 분석, 모드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설문 수정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 의견을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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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수행 방법 요약 

[그림 Ⅰ-9] 연구 수행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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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1. 가구 내 응답자 선정방법

적격 가구원 전수 추출 방안과 적격 가구원 중 1인을 추출하는 방법을 비교하였

다. 두 가지 모두 확률추출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추출방법을 사용하던 원칙대로 수행

한다면, 선정확률의 차이를 보정하는 가중치를 사용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편향이 발

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응답자의 선정확률 부여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디자인 효과를 

갖게 된다. 실제 실행과정에서 응답률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편

향이나 무선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각 선정방법별로 디자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통계청 사회조사와 제6

차 근로환경조사 원시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정, 비교해 보았다.

실행과정에서 응답률에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

요 조사회사에서 두 가지 선정방식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가진 면접원 및 실사책임자

들과의 면접과 기존 조사의 조사수행과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방법이 표본 대표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는 기존 데이터

를 분석해 검토하였다.



30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1) 선정방법별 디자인 효과와 유효표본 크기

[그림 Ⅱ-1] Kish의 디자인 효과 공식 (식1)

    

              Deff: 디자인효과,  Neff: 유효표본크기

[그림 Ⅱ-2] 디자인 효과와 유효표본 (식2)

Kish의 디자인 효과 공식에서 보듯이 디자인 효과는 선정확률의 차이 ( )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군집표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분( )으로 나누어진다. 디

자인 효과가 1 이상이 되면, 유효 표본은 단순무선확률표집에 의한 표본크기보다 작

아진다.

가구 내 적격응답자를 모두 추출하는 방법과 가구 내 한 명을 추출하는 방법은 각

기 다른 디자인 효과를 갖는데, 구체적인 효과의 크기는 실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진

다. 통계청 사회조사와 제6차 근로환경조사 원시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방법의 디자

인 효과를 산출하였다. 여기서는 가구 내 응답자 선정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선정방법의 디자인 효과상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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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 추출방법의 디자인 효과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을 추출하게 되면, 가구 내 응답자 간 유사성 때문에 디

자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크기는 다음 식에서 보다시피 급내상관계수가 클수

록, 그리고 가구 내에서 추출하는 표본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deff=     

    여기서 :  평균 가구 내 선정인원 

              급내상관계수

[그림 Ⅱ-3] 디자인 효과 (식3)

근로환경조사는 가구 내에서 1명만을 추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급내상관계수를 실

제 추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이용해 급내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를 선택한 것은, 

① 통계청 사회조사가 가구 내 적격응답자 (13세 이상) 전원을 추출하였고, 

② 조사문항에 근로환경과 관련성이 높은 문항들 즉 ‘종사상 지위’, ‘지난 1주간의 

  경제활동’, ‘직업’, ‘가구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환경조사는 15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조사 응답자 중에

서 15세 이상 취업자만을 추출하면, 적격응답자 전원 추출시의 근로환경조사와 유사

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가구 내 적격 응답자를 모두 선택한 조사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외에도 전국범죄

피해조사와 KAMOS 조사가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그러나 공개된 로데이터에 

가구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KAMOS데이터의 경우 가구식별정보는 포함되

어 있지만, 근로환경조사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급내상관계수 추정은 통계청

의 사회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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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계청 사회조사

§ 조사대상 : 13세 이상 모든 가구원

§ 조사부문 : 건강, 교육훈련 등 10개 분야 중 매년 5개 분야

§ 표본크기 : 18,543가구 37,750명 

§ 조사기간 : 2020.05.13. ~ 2020.05.28.

§ 표본추출 : 확률비례계통추출

§ 조사방법 : 면접원 가구방문

(2) 근로환경조사의 급내상관계수 추정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는 13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

에, 이 중에서 ‘지난 1주일 동안 경제활동’을 수행한 응답자를 추출하였다.1)

그 결과 다음 표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가 없는 가구가 23.7%이었고, 1명인 가

구가 44.3%이었다. 총 14,145개 가구에서 21,213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있었다. 가

구당 평균 1.5명이었다.

[표 Ⅱ-1] 통계청 사회조사 가구별 경제활동인구 수

1)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자인 ‘취업자’와 차이가 있지만, 급내상관계수 도출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구 크기 가구 수 구성비 경제활동인구

0 4,398 23.7 0

1 8,330 44.9 8,330

2 4,775 25.7 9,550

3 843 4.5 2,529

4 181 1.0 724

5 16 0.1 80

합계 14,145 76.3 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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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데이터에서 급내상관계수를 도출하였는데, 사회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에서 근로환경조사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문항들을 선정

하였다.

§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 (본인)

§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

§ 직업(대분류)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구분 :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주관적 만족감 :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만족(5점)

§ 성취만족도 :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만족(5점)

§ 건강평가 : 매우 좋다(1점)에서 매우 나쁘다(5점)

급내상관계수는 다음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그림 Ⅱ-4] 급내상관계수 산출 공식 (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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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 급내상관계수(ICC)는 다음과 같다.

[표 Ⅱ-2] 주요 문항별 ICC

문항 문항 번호 항목 ICC

경제활동 여부 
(본인)

C198 경제활동 수행 -0.38 

직업 C200

관리자 0.09 

전문가 0.26 

사무직 0.14 

서비스 0.09 

판매 0.12 

농림어업 0.70 

기능 0.24 

기계 0.21 

단순노무 0.28 

종사상 지위 C201

임금근로자 0.3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1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4 

무급가족종사자 -0.56 

임금근로자 구분 c202

상용근로자 0.30 

임시근로자 0.23 

일용근로자 0.35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

c205 예 1.00 

주관적 만족감 c18 주관적 만족감 0.47 

성취만족도 c19 성취만족도 0.46 

건강평가 c20 건강평가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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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는 ICC가 매우 높았다. 임금근로자 구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직업 중에서 농어민의 경우가 높은 것은 가족 중의 한 명이 농민이면 

다른 구성원도 농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적으로 0.3에서 0.4 정도의 ICC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CC가 0.3이라면 식3에 따라 디자인효과는 Deff=1.15가 되고, 유효 표본은 원래 

표본의 1/1.15 = 87% 수준이 된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 내 구성

원 간의 유사성으로 인해 표본 크기는 단순무선표집으로 했을 때의 8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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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 내 1인 추출방법

현재와 같이 가구에서 1인만을 추출할 경우에는 가구 내 구성원의 유사성에 의한 

디자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전원추출방법에 비해 가구 크기에 따른 선정확

률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적격응답자가 3인인 가구에서 1인을 추출하게 되면, 이 가구의 구성원은 

(가구선정확률 × 1/3)의 선정확률을 갖게 되고, 2인 가구 구성원은 (가구선정확률 

× 1/2)의 선정확률을 갖게 된다. 이처럼 가구 크기에 따라 선정확률이 달라지기 때

문에 가중치를 통해 그 차이를 보정하게 된다. 근로환경조사의 디자인가중치 산출 공

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5] 근로환경조사의 디자인가중치 산출 공식 (식5)

위 가중치 산출식에서 보듯이 적격가구원 수의 역수를 곱해주게 된다. 가구 내 적

격대상자 전원을 추출할 경우에는 적격가구원 수의 역수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가구 내 1인 추출 시에는 적격가구원 수를 보정하는 가중치로 인한 디자인 효

과를 추가로 갖게 되는 것이다.

 

이 크기는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에서 산출할 수 있다.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적격응답 대상자 1인을 조사했지만, 선정된 가구 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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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다음 그중에 1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근로환경조사 데이터에서 각 가구별 

크기분포를 보정하는 가중치만을 분리해서 그것의 디자인 효과를 산출해 볼 수 있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 데이터에서 가구 내 거주자를 분석하면, 다음 표에서 보듯이 

가구별 구성원 수는 평균 3.0명이었고, 이 중에 적격응답 대상자에 해당되는 가구원

은 가구당 1.8명이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와 비교할 때 적격응답자 수가 가구당 0.3명이 많았는데, 이것은 

적격자 선정기준의 차이, 조사대상 가구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통계청 사회조사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근로환경조사는 경제활동인구가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청 데이터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의 경제활동 유

무’로 적격자를 판단했는데,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일이 있으나 현재는 육아, 질병, 사

고, 기타 사유 등으로 임시 휴직상태’의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표 Ⅱ-3] 6차 근로환경조사의 가구 크기 분포

가구원 수 (명) 빈도 %

1 4,540 9.0%

2 11,753 23.3

3 13,408 26.5

4 16,220 32.1

5 3,886 7.7

6 549 1.1

7 156 0.3

8 23 0.0

9 1 0.0

10 1 0.0

전체 50,538 100.0

가구당 평균 3.0명, 전체 151,6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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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근로환경조사의 적격응답자 수 분포

근로환경조사의 가중치에는 이러한 가구 크기 차이를 보정하는 항을 포함하고 있

는데, 해당 항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만들어 표준화시킨 다음,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Ⅱ-5] 적격가구원 수의 크기를 보정하는 가중치 분포

이때 최솟값은 0.26이고 최댓값은 1.8의 값을 갖게 되며, 변량은 0.192가 된다. 

적격응답자 수 (명) 빈도 % 

1 20,740 41.0

2 22,309 44.1

3 5,559 11.0

4 1,792 3.5

5 130 0.3

6 4 0.0

7 4 0.0

전체 50,538 100.0

가구당 평균 1.8명

구분 표본크기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변량

적격 대상자 수 
보정 가중치 

50,538 0.26 1.80 1.00 0.44 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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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로 인한 디자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Deff=   = 
  

[그림 Ⅱ-6] 가중치가 디자인 효과에 미치는 영향 (식6)

여기서 가중치 평균은 1이기 때문에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디자인 효과는, 

   Deff = 1 + 0.192 = 1.192가 된다.

즉 가구 내 1인만을 선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선정확률의 차이로 인한 디자인 효과

는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1.192다. 이러한 디자인 효과는 앞서 산출하였던 급내상관

계수로 인해 전원추출방법이 갖는 디자인 효과와 거의 같다. 즉 한국의 가구 크기 분

포 및 근로환경 관련 항목들의 분포에서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던 디자인 효과에 차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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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내 응답자 선정방법의 실행 과정상의 검토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조사 방법은 원칙대로 시행된다면 같은 표본 효율성을 갖는

다. 그렇다면 조사 실행과정에서는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본에 추출된 모든 가구가 조사에 응한다면 두 방법은 차이가 없겠지만, 현실에서는 

가구 협조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 접촉 가구 수

접촉하는 가구 수에서 두 방법에 차이가 있다. 1인 추출의 경우는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50,000가구가 되지만, 전원추출의 경우는 가구당 1.8명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

에 약 28,000가구를 접촉하면 된다. 두 방법 간 디자인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요 없다.

실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구 접촉이다.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가구접촉

률이나 응답률을 조사 결과에 포함하지 않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일부 

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조사구 대체가 10.9%였는데, 그중 45%는 아파트 및 공동현관 출입 불가, 28%는 부

재 및 거절로 인한 목표 표본 수 미달 때문이었다.

주거실태조사 2020년 시범조사의 경우 7,563가구를 접촉해서 15.8%의 응답을 

획득했는데, 비성공 사유로 부재가 43.2%, 거절 11.8%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가

구 접촉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접촉해야 하는 가구 수가 적은 경우가 가구별 설득 노력을 좀 더 집중적으

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컨대 조사 자체에 대한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설득노력 /가구별 재방문 등) 가구접촉을 보다 높일 가능성이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이 조사는 610개 조사구에서 6,710가구 조사를 목표하였다. 각 가구에서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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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되

었다. 표본에 추출된 6,710가구 외에 2배수만큼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모두 20,130

가구에 사전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우편물에는 홍보 리플렛, 조사안내문, 협조 공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구당 4회 

방문을 실시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306개소를 대상으로 우편물과 전화로 협조 

요청을 하였다. 사전우편 발송 및 관리사무소와의 전화통화와 같은 노력은 가구 수가 

많을수록 어려워진다. 만약 이 조사가 가구 내 1인 추출 방식이었다면 우편물 발송 

대상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참고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가구 단위 접촉

률은 81.5%, 응답률은 38%였다. 즉 가구 접촉의 가능성에서 본다면 전원추출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 부재 가구원의 응답률

두 방법은 부재중 가구원의 응답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인 선정의 경우 면접

원이 가구를 방문한 후 해당 가구의 구성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구원

의 경제활동 여부, 연령, 성별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무작위로 1인을 추출해서 

응답자를 선정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재방문하거나, 설문을 유

치하고 응답을 부탁하게 된다.

반면 전원 조사의 경우에는 일단 가구에서 접촉한 사람이 적격자인지 확인한 다음 

면접을 진행한다. 그런 다음 가구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묻고, 부재중이면 재방문하

거나 설문유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팀이 현장 면접원들과 인터뷰한 결과, 면접원들은 먼저 설문 응답을 받고

나서 가구원 정보를 받는 것이 응답자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구에 접

촉하자마자 가구 구성원들의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거부감이 높다는 것이다. 어느 방

법을 사용하던 부재중인 가구원을 면접하는 것은 어렵지만, 면접원들은 전원추출방

법이 1인 추출보다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구원 전수조

사의 경우 응답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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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답자 선정과정의 선정원칙 준수 여부

가구 내 1인을 추출할 경우 가구 내 적격응답자 중에서 1인을 무선으로 추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응답자 전수 선정 방안을 채택한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응답자 선정과

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원 추출 방법 채택의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한다.

면접원들이 얼마나 원칙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대상자를 추출하는지 파악할 수 있

는 자료는 없다. 다만 조사 결과를 통해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가구 내 응답자 추출

이 원칙대로 이루어진다면, 적격응답자 전체의 특성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표본의 양상은 대상자 전체보다는 재택자 분

포와 유사성을 보일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해 보기 위해 6차 근로환경조사의 응답 가구 내에서 적격자 전체의 

분포와 응답자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적격대상자 전체와 응답자

를 비교해 보면, 연령별로는 50대가 과소표집, 70세 이상이 과대표집 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과소표집 되고 있다. 50대의 경우 응답자 중에 25%지만 비응답자

에서는 31%로 차이가 있고, 응답자 중에 남성이 47%지만 비응답자 중에는 65%다. 

이와 같이 응답자와 비응답자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선정이 무작위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응답자 선정과정은 표본의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성별과 연령상의 차이는 가중치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가중치로 조

정되지 않는 특성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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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표본과 전체 대상자 비교 (연령)

 표본 포함 여부
전체 가구원

연령   선정  미선정

- 29 4,717 9.3% 3,513 11.0% 8,230 10.0%

- 39 8,582 17.0% 5,316 16.7% 13,898 16.9%

- 49 11,054 21.9% 6,302 19.8% 17,356 21.1%

- 59 12,537 24.8% 9,699 30.5% 22,236 27.0%

- 69 8,538 16.9% 5,191 16.3% 13,729 16.7%

70 + 5,113 10.1% 1,781 5.6% 6,894 8.4%

합계 50,541 100.0% 31,802 100.0% 82,343 100.0%

* Cramer’s V 0.099

[표 Ⅱ-7] 표본과 전체 대상자 비교 (성별)

구분 집단 구분
전체 가구원

성별 표본 선정 표본 미선정

남성 23,769 47.00% 20,518 64.50% 44,287 53.80%

여성 26,772 53.00% 11,284 35.50% 38,056 46.20%

합계 50,541 100.00% 31,802 100.00% 82,343 100.00%

* Cramer’s V 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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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적격대상자 전원이 모두 조사되

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 어느 정도 준수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근로환경조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고, 실사 과정에 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히 보고된 ‘전국범

죄피해조사’의 경우도 가구 단위 응답률까지만 공개하여 가구 내 적극 응답자의 응답

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표본의 주요 특성이 전집과 어느 정도 유사한가를 토대로 

가구원 조사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했는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주요 표본의 특성 

즉 연령, 성별, 지역 등의 분포는 가중치를 통해 조정되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나타난 

19세 이상 전 국민의 대학 학력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았다.2) 사회조사에서는 19세 

이상의 51%가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이었고, 사회통합조사의 경우는 49.6%였다. 이

러한 학력 수준은 OECD에 보고된 한국 성인의 고등교육 이상의 비율이 51%라는 

결과와 유사하다. 근로환경조사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근로환경조사 응답자 중에서 25세 이상으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자는 

54%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들로 판단할 때, 적격가구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가구원의 

어느 정도가 표본에 들어오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력 등의 변

수에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가구 단위의 협조율을 제고하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가구 크기가 클 때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추출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 전국범죄피해조사는 원시데이터에 연령분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20세 이상의 교육수

준을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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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대상자 전원 추출 시 고려할 사항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매출 상위 5위 내의 조사회사에서 10년 이

상 일한 경험을 가진 실사책임자 및 면접원 4인, 차장 및 부장급 연구원 3인을 대상

으로 응답자 추출방법 시행과정 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과의 면접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면접원이 방문했을 때 부재중인 가구원을 특정해서 면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생일법 또는 무선추출방법 등을 사용해서 가구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

고, 해당 가구원을 면접해야 하는 조사가 가장 어렵다.

§ 재택 중인 가구원을 먼저 면접하고, 부재중인 가구원을 면접할 수 있도록 요청

하는 것도 어렵지만, 1명을 추출하는 경우보다는 쉽다.

§ 아파트 단지 단위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홍보가 

사전에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된다. (면접원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조사안내문

을 대상 가구 등에 붙여놓고 1주일 후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 코로나19 이후 가구에서 면접을 거절하는 것이 쉬워졌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 젊은 층일수록 가구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감을 표현한다. 즉 조사대상자

가 아닌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연령, 생일 등)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 젊은 층일수록 현장에서의 응답보다는 설문유치 등의 방법을 선호한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 설문유치의 경우 정말로 해당 응답자가 응답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

§ 설문조사 과정에 대한 검증이 엄격하면 면접자 모집이 어렵다.

§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등의 항목에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

§ 동일 가구를 3~4회 방문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적격응답자가 있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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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면접 결과로 볼 때, 조사 면접이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면접원 모집 자체

가 어렵거나, 면접원들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서는 면접 성공에 기반해서 면접원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컨대 적격

응답자가 있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여러 차례 같은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면접원 입

장에서 따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면접 성공률을 높이는 데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처럼 사전 홍보가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일정 기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 홍보물 사

전 우편 배포, 포스터나 안내문의 게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실행의 관점에서 가구 내 적격응답자 전원 추출이 실행성이 좀 더 높

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재중인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다고 한

다. 부재 가구원에 대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답 사례금의 상향조정 등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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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선정방법에 대한 소결

근로환경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취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응답률이 높다

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의 가구 크기 분포, 근로 및 직업 관련 특성 분포

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조사환경에서 가구 응답률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조사대상 선정방법이 조사데이터의 품

질에 영향을 준다. 전수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 연구원, 실사책임자들은 가구원 전

수조사가 가구 응답률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통상 조사별 응답률은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양상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

수조사를 채택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에서는 면접원 방문 이전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적격대상자 전체와 응답

자를 비교해 보면 남성 그리고 50대가 과소표집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과

정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면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을 추출하는 것이 데이

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추가적 절차를 함께 시행

할 필요가 있다.

§ 가구 협조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 홍보  : 사전 홍보는 가구 단위 거절을 낮추

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면접원들의 의견이다. 우편물, 현수막, 공문, 포스터 

등을 이용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 부재 가구 및 부재 가구원의 응답 확보 방안 마련 : 가구 미접촉의 가장 큰 부

분은 부재 가구이고 이는 응답거절보다 높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부

재 가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부재 가구의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유치 및 웹/모바일 조사방법을 병행실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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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효과 분석 및 비대면 조사방안 

조사 모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설문조사는 

한 가지 모드를 사용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나 응답률이 낮아지면서 각기 다른 다양한 

모드를 혼합해서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부터 인터넷 웹 조사와 면접원 가구 

방문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고, 다른 조사에서도 각기 다른 모드를 혼합해서 사용

하는 다모드 조사방법 (Multi-Mode Survey)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비대면 조사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낮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모드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우편, 전화, 면접원 방문, 웹/모바일 등의 조사모드들을 병렬, 

또는 순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기본적으로 면대면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설문

유치 등의 방법을 허용해왔다. 특히 2020년도 6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이용한 조사가 40%에 달하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모드를 이용해 조사하는 경우, 모드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드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드에 따라 응답자의 응

답 성실성이나 응답 오류 등이 달라지거나, 응답자의 특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면접원의 가구 방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환경조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는 다모드 조사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우선 6차 조사 결과

를 토대로 설문유치 방법과 면접원 직접 면접방법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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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차 근로환경조사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면접원 직접 면접이 60.1%, 설문유

치에 의한 자기기입 조사가 39.5%, 웹을 통한 응답이 0.3%였다. 웹/모바일 조사 방

법의 경우 사용된 비중이 0.3%에 지나지 않아 별도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표 Ⅱ-8] 6차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구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 현장면접조사 30,395 60.1 60.1  60.1

 2. 자기기입식 유치조사 19,977 39.5 39.5  99.7

 3. 온라인 조사   166  0.3  0.3 100.0

Total 50,538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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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특성 차이

조사 모드에 따라 응답자들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는 부

재중인 가구원이 응답자로 선정될 때 비대면 방법을 사용하게 되나, 20년 근로환경 

조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 중인 응답자의 경우에도 설문을 유치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가구 구성원 수와 조사 모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 크기와 응답자의 조사 모드는 관련이 없었다. 두 모드 간의 동등성 정도를 

Cramer’s V를 통해 측정했는데 0.019로 동등성 정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Cramer’s V는 두 집단 간 동등성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0.1 또는 0.2 이하의 값을 가지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Ⅱ-9] 모드 간 동등성 비교

가구 크기 대면조사 비대면 조사 소계

1 12,262 40.5% 8,478 41.8% 20,740 41.0%

2 13,445 44.4% 8,864 43.7% 22,309 44.1%

3 3,383 11.2% 2,176 10.7% 5,559 11.0%

4 1,074 3.6% 718 3.5% 1,792 3.5%

5 88 0.3% 42 0.2% 130 0.3%

6 1 0.0% 2 0.0% 3 0.0%

7 0 0.0% 4 0.0% 4 0.0%

전체 30,253 100.0% 20,284 100.0% 50,537 100.0%

Cramver’s V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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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 연령,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등 주요 인구학적 속성을 비

교한 결과, 다음 표에서 보듯이 Cramer’s V가 대부분 0.05 이하를 보여 동등성 정

도가 매우 높았다. 즉 모드별로 응답자 특성이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모드 

간 빈도분포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는 구체적인 교차표는 생략하고 

동등성 정도를 나타내는 Cramer’s V만 제시했다.

[표 Ⅱ-10] 조사모드별 응답자 특성 차이 분석 (주요 배경 변인)

변수코드 항목 응답자 수 무응답률 Cramer's V 유의도

hh_num  구성원 수 50,537 0.0% 0.01 0.48

  적격응답자 수 50,537 0.0% 0.02 0.01

TSEX  성별 50,538 0.0% 0.01 0.28

TAGE_GROUP  연령 50,538 0.0% 0.01 0.46

TAREA  지역 50,540 0.0% 0.06 0.00

TARA_SIZE 지역 크기 50,537 0.0% 0.02 0.01

TEMP_TYPE   종사상 지위 50,538 0.0% 0.01 0.55

TEMP_STAT  고용형태 50,538 0.0% 0.01 0.11

OCC  직업 대분류 50,537 0.0% 0.02 0.03

IND   산업 대분류 50,538 0.0% 0.0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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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비대면조사가 재택확률이 낮은 응답자들 예컨대 남성, 20대 등의 

조사에 활용되고, 직접 면접은 재택확률이 높은 고령층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

대와는 다르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회피로 인해 20년 조사에서만 나

타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TCOMP_SIZE1
사업장규모1_총 
종사자수(한곳,여

러곳 통합) 
47,400 6.2% 0.03 0.00

TCOMP_SIZE2  
사업장규모2_총 
종사자수(6집단)

47,399 6.2% 0.01 0.21

TCOMP_SIZE3  
사업장규모3_총 
종사자수(3집단)

47,400 6.2% 0.01 0.58

TCOMP_SIZE4  

사업장규모4_ 
현재 일하는 
사업장 기준 
종사자 수

48,793 3.5% 0.02 0.01

TWTIME_WEE
K  

주당 근로시간 50,190 0.7% 0.01 0.09

TWTIME_WEE
K2  

주당 
근로시간2_범주

형(6집단) 
50,176 0.7% 0.01 0.67

TEDU 교육수준 50,414 0.2% 0.01 0.55

TEARNING  소득수준 47,681 5.7% 0.01 0.25

TWDURATION  근속연수 49,977 1.1% 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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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 성실성 및 응답 차이 

모드에 따른 응답 성실성 및 그에 따른 결과 차이는 근로환경조사 전체 문항에서 

모드별 응답 동등성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유목 변인인 경우는 Cramer’s V, 그리고 연속변인인 경우는 각기 Q1, Q2, Q3 

및 최대, 최소값, 표준편차 등을 통해 집중경향과 분산정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만 연속변인 중에서 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는 비교하지 않았다. 어느 문항이 분석

에서 제외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Cramer’s V 분석결과 테이블에 문항을 표시해

두었다. (분석 결과는 표 Ⅱ-11과 부록 파일 참고)

  

분석 결과 응답자 수가 100~200명과 같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문항에서 

조사 결과가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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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4

0
.9

1
0
.1

4
1
0

1
5

설
문

유
치

1
,8

8
9

1
8
,3

9
6

0
.9

1
0
.0

4
8

1
5

Q
3
4
.

일
요

일
 근

무
일

수
 (

월
 기

준
)

면
접

6
,0

9
1

2
4
,1

6
2

0
.8

2
.7

2
2

4

설
문

유
치

4
,1

7
2

1
6
,1

1
3

0
.8

2
.6

2
2

4

Q
3
4
.

토
요

일
 근

무
일

수
 (

월
 기

준
)

면
접

1
2
,9

7
8

1
7
,2

7
5

0
.6

3
.1

2
4

4

설
문

유
치

8
,6

8
1

1
1
,6

0
5

0
.6

3
.1

2
4

4

Q
3
4
.

하
루

 1
0
시

간
 초

과
 근

무
일

수
 (

월
 기

준
)

면
접

3
,7

9
1

2
6
,4

6
2

0
.9

1
1
.2

3
1
0

2
0

설
문

유
치

2
,4

8
5

1
7
,8

0
0

0
.9

1
0
.7

3
9

1
6

E
F
5
.

월
평

균
 실

질
소

득
면

접
2
1
,7

2
8

8
,5

2
5

0
.3

2
7
1
.4

1
8
0

2
5
0

3
5
0

설
문

유
치

1
5
,0

6
8

5
,2

1
7

0
.3

2
7
0
.7

1
8
0

2
5
0

3
5
0

T
O

T
A

L
 

E
F
5
.

월
평

균
 소

득
구

간
 제

시
 전

 체
통

면
접

3
0
,2

5
3

0
0
.0

1
0
1
2
.0

1
8
0

2
5
0

4
0
0

설
문

유
치

2
0
,2

8
5

0
0
.0

1
0
2
9
.7

1
8
0

2
6
0

4
0
0







































7
5

(3
) 

설
문

 문
항

 변
경

제
안

 (
문

항
 순

서
변

경
 제

외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수
정

 이
유

1

2
.

귀
하

의
 

일
자

리
(혹

은
 

직
업

)는
하

나
입

니
까

? 
두

 
개

 
이

상
입

니
까

?

2
.

귀
하

는
 주

된
 
일

자
리

 외
 다

른
 부

수
적

인
 일

자
리

를
 갖

고
 있

습
니

까
?

6
차

 
E

W
C

S
의

 
질

문
은

 
주

된
 

일
자

리
 

외
에

 
부

수
적

인
 

일
자

리
가

 있
는

가
 여

부
였

음
. 

이
에

 비
해

 7
차

 E
W

C
S

에
서

는
 1

개
 

혹
은

 
1
개

 
이

상
인

가
를

 
질

문
함

. 
질

문
의

 
의

도
에

 
따

라
 

표
현

을
 

결
정

할
 

필
요

가
 

있
음

. 
개

선
안

에
서

는
 

질
문

의
 

의
도

가
 

몇
 
개

의
 
일

자
리

를
 
갖

고
 
있

는
가

를
 
파

악
하

는
 
것

이
 
아

니
라

, 
투

잡
 이

상
인

지
를

 파
악

하
는

 것
이

라
 판

단
하

였
음

 

2

2
-
2
. 

귀
하

께
서

 
2
개

 이
상

의
 
일

자
리

(직
업

)를
 

가
지

게
 

된
 

중
요

한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

2
-
2
. 

귀
하

께
서

 
2
개

 
이

상
의

 
일

자
리

(직
업

)를
 

가
지

게
 

된
 

가
장

 
중

요
한

 
이

유
는

 
무

엇
입

니
까

?

복
수

선
택

이
 

가
능

한
 

응
답

이
 

아
니

므
로

, 
“가

장
”이

라
는

 
단

어
를

 
추

가
 

삽
입

하
여

 
1
개

를
 

선
택

하
는

 
질

문
이

라
는

 
것

을
 

명
확

하
게

 함

3
8
0
. 

B
) 

나
는

 내
 사

업
을

 하
는

 것
이

 
즐

겁
다

8
. 

B
) 

내
 

판
단

과
 

의
지

대
로

 
내

 
사

업
을

 
운

영
할

 수
 있

어
서

 좋
다

E
W

C
S

의
 “

I 
e
n
jo

y 
b
e
in

g
 m

y 
o
w

n
 b

o
ss

”는
 “

내
 사

업
을

 
하

는
 

것
이

 
좋

다
”를

 
넘

어
 

다
른

 
이

의
 

명
령

을
 

듣
지

 
않

고
 

내
가

 
알

아
서

 
하

는
 

것
이

 
좋

다
는

 
의

미
가

 
내

포
되

어
 

있
음

. 
또

한
 

e
n
jo

y는
 

“즐
긴

다
”라

는
 

사
전

적
 

의
미

보
다

는
 

“좋
다

,”
 

“기
분

좋
다

,”
 “

만
족

스
럽

다
” 

등
이

 더
 자

연
스

러
운

 번
역

임

4

E
F
4
. 

귀
하

의
 

총
매

출
 

중
에

서
 

기
여

도
가

 
가

장
 

높
은

 
고

객
이

 
차

지
하

는
 

매
출

 
비

중
은

 
어

느
 

정
도

입
니

까
?

9
.

가
장

 
중

요
한

 
고

객
(거

래
처

)이
 

귀
하

의
총

매
출

에
서

 
차

지
하

는
 

비
중

은
 

어
느

 
정

도
입

니
까

?

E
W

C
S

의
 

질
문

에
서

는
 

단
지

 
yo

u
r 

m
o
st

 
im

p
o
rt

an
t 

cl
ie

n
t로

서
 

매
출

상
의

 
기

여
도

가
 

높
은

 
고

객
이

 
아

니
라

 
가

장
 

중
요

한
 

고
객

을
 

의
미

함
. 

질
문

의
 

의
도

에
 

따
라

 
원

래
 

표
현

과
 
수

정
된

 
표

현
 
중

 
어

느
 
것

이
 
더

 
나

은
지

 
판

단
할

 
필

요
성

이
 있

음



7
6

5

6
.

귀
하

의
 

계
약

에
 

따
른

 
고

용
 

형
태

는
 

다
음

 
중

 
어

디
에

 
해

당
합

니
까

? 

1
0
.

귀
하

는
 고

용
될

 때
 고

용
계

약
을

 체
결

하
셨

습
니

까
? 

원
래

 
질

문
을

 
2
단

계
로

 
나

누
어

 
고

용
계

약
을

 
체

결
한

 
경

우
와

 
고

용
계

약
을

 
체

결
하

지
 
않

은
 
이

로
 
구

분
. 

응
답

에
 
따

라
 
1
0
a

와
 1

0
b
로

 각
각

 응
답

하
게

 함
.

이
같

이
 

구
분

한
 

이
유

는
 

상
용

근
로

자
, 

임
시

근
로

자
, 

일
용

근
로

자
를

 
선

택
하

기
 

위
해

서
는

 
각

각
을

 
읽

고
 

용
어

를
 

이
해

해
야

 하
는

데
, 

이
 과

정
을

 생
략

하
기

 위
함

임
 

5
-
1

위
와

 동
일

1
0
a.

 
귀

하
의

 
고

용
계

약
기

간
은

 
어

떻
게

 
됩

니
까

?
1
.

고
용

 계
약

 기
간

이
 1

년
 이

상
 또

는
 고

용
 계

약
 기

간
에

 제
약

이
 없

다
2
.

고
용

 
계

약
 

기
간

이
 

1
개

월
 

이
상

 
1
년

미
만

이
다

위
와

 동
일

5
-
2

위
와

 동
일

1
0
b
. 

귀
하

의
 

고
용

형
태

는
 

어
떻

게
 

됩
니

까
?

1
.

일
정

한
 

채
용

 
절

차
에

 
따

라
 

입
사

해
서

인
사

 
관

리
 
규

정
의

 
적

용
을

 
받

거
나

, 
퇴

직
금

을
 받

는
다

2
.

일
정

한
 
사

업
(완

료
 
1
년

 
미

만
)의

 
필

요
에

 따
라

 고
용

되
었

다
3
.

고
용

 계
약

 기
간

이
 1

개
월

 미
만

이
거

나
매

일
 

고
용

되
어

 
근

로
의

 
대

가
로

 
일

급
 

또
는

 일
당

제
 급

여
를

 받
고

 일
한

다

위
와

 동
일



7
7

6

1
0
.

지
난

주
에

 
다

니
던

 
직

장
(일

)은
개

인
적

으
로

 
고

객
을

 
찾

거
나

 
맞

이
하

여
 

상
품

이
나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고

 
일

한
 

만
큼

(실
적

에
 

따
라

) 
소

득
을

 얻
는

 형
태

에
 해

당
합

니
까

?

1
4
.

지
난

주
에

 
다

니
던

 
직

장
(일

)은
 

귀
하

가
 

직
접

 
개

인
적

으
로

 
고

객
을

 
찾

거
나

 
맞

이
하

여
 

상
품

이
나

 
서

비
스

를
 

제
공

하
고

 
일

한
 

만
큼

(실
적

에
 

따
라

) 
임

금
(수

당
)을

 
지

급
받

는
 형

태
에

 해
당

합
니

까
?

보
다

 자
연

스
러

운
 표

현
으

로
 수

정

7
1
1
. 

2
. 

사
업

장
 

내
 

또
는

 
사

무
실

 
이

외
의

 지
정

된
 장

소
에

서
1
5
. 

2
. 

사
업

장
 내

 또
는

 사
무

실
 또

는
 이

외
의

 지
정

된
 장

소
에

서

“사
업

장
 

내
 

o
r 

사
무

실
/지

정
된

 
장

소
”인

지
 

“사
업

장
 

내
 

o
r 

사
무

실
 

o
r 

지
정

된
 

장
소

”가
 

명
확

치
 

않
아

 
“또

는
”을

 
추

가
 

삽
입

함

8

5
6
.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귀

하
는

 
다

음
과

 
같

은
 

사
항

을
 

관
리

자
에

게
 

제
안

한
 

적
이

 
있

습
니

까
? 

5
6
-
1
. 

제
안

 반
영

 여
부

1
6
.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귀
하

는
 

다
음

과
 

같
은

 
사

항
을

 
관

리
자

에
게

 
제

안
한

 적
이

 있
습

니
까

? 
1
6
-
1
. 

제
안

 반
영

 여
부

 통
합

제
안

여
부

를
 

묻
고

, 
제

안
이

 
반

영
되

었
는

지
 

묻
는

 
2
단

계
로

 
되

어
 

있
던

 
것

을
 

1
6
-
1
 

보
기

에
 

“제
안

한
 

적
이

 
없

다
”라

는
 

답
을

 추
가

하
여

 하
나

의
 질

문
으

로
 통

합

9

1
9
. 

2
. 

공
공

부
문

 
-
 
중

앙
정

부
/지

자
체

/공
공

기
관

/국
가

 
소

유
의

 
학

교
·병

원
·대

학
 등

2
6
. 

2
. 

1
안

) 
공

공
부

문
 

설
명

에
 

“정
부

/지
자

체
/

공
공

기
관

/국
가

 
1
0
0
%

가
 

투
자

한
 

공
영

/
국

영
 기

업
”을

 추
가

 
2
안

) 
각

 보
기

의
 설

명
 삭

제

설
명

에
 
1
0
0
%

 
공

공
투

자
 
기

업
이

 
포

함
되

지
 
않

음
 
(i
.e

.,
 
한

국
교

육
방

송
공

사
, 

T
B

S
).

 
이

들
 

기
업

은
 

공
공

기
관

의
 

“소
유

”
는

 
아

님
. 

보
기

는
 

상
식

적
으

로
 

이
해

할
 

수
 

있
는

 
수

준
으

로
 

보
여

 굳
이

 설
명

이
 필

요
없

다
고

 판
단

됨

1
0

2
8
.

귀
하

는
 

근
무

시
간

 
중

 
다

음
과

같
은

 
환

경
에

서
 

일
하

는
 

시
간

은
 

어
느

 정
도

입
니

까
? 

3
5
, 

3
6
, 

3
8
. 

보
기

를
 

“항
상

, 
거

의
내

내
, 

3
/4

정
도

의
 

경
우

, 
절

반
정

도
, 

1
/4

정
도

의
 

경
우

, 
거

의
 없

음
”으

로
 바

꿈

E
W

C
S

는
 

확
률

적
으

로
 

질
문

한
 

것
임

. 
즉

, 
하

루
 

8
시

간
 

중
 

3
시

간
식

이
 

아
니

라
 

대
략

 
일

할
 

때
 

5
0
%

 
정

도
는

 
보

기
와

 
같

은
 상

황
에

 처
한

다
는

 것



7
8

1
1

2
9
. 

A
) 

피
로

하
거

나
 
통

증
을

 
주

는
 

자
세

 (
계

속
 서

 있
거

나
 앉

아
 있

는
 

자
세

 제
외

),
 B

) 
사

람
을

 들
어

 올
리

거
나

 옮
김

 

3
6
.

원
래

 C
),

 D
)문

항
을

 A
),

 B
)로

 순
서

변
경

하
고

, 
A

)괄
호

안
을

 삭
제

 

A
)

문
항

 
괄

호
 

안
의

 
“계

속
 

서
 

있
거

나
 

앉
아

있
는

 
자

세
”는

C
)

계
속

 서
 있

는
 자

세
, 

D
) 

앉
아

있
는

 자
세

에
서

 다
시

 제
시

됨
. 

C
)와

 
D

)를
 

먼
저

 
질

문
해

야
 

혼
란

도
 

적
어

지
며

, 
괄

호
 

안
의

 단
서

조
항

도
 필

요
가

 없
어

짐

1
2

3
0
.

귀
하

는
 
업

무
와

 관
련

하
여

 ‘
건

강
이

나
 

안
전

에
 

관
한

 
위

험
요

인
’

에
 

관
한

 
정

보
를

 
얼

마
나

 
잘

 
제

공
받

고
 있

습
니

까

3
7
.

귀
하

는
 

업
무

와
 
관

련
하

여
 

‘건
강

이
나

안
전

에
 
관

한
 
위

험
요

인
’에

 
얼

마
나

 
잘

 
알

고
 있

습
니

까
? 

E
W

C
S

질
문

은
 

“당
신

은
 

얼
마

나
 

잘
 

알
고

 
있

습
니

까
”임

. 
근

로
환

경
조

사
의

 
설

문
은

 
정

부
, 

기
업

체
로

부
터

 
정

보
제

공
을

 
잘

 
받

는
가

에
 

국
한

되
기

 
때

문
에

 
의

미
가

 
더

 
제

한
적

임
. 

E
W

C
S

의
 

질
문

이
 

보
다

 
적

절
해

보
임

. 
안

내
문

구
도

 
필

요
가

 
없

어
져

서
 삭

제
하

고
 보

기
도

 변
경

1
3

4
7
.

귀
하

의
 

근
무

시
간

은
 

어
떻

게
결

정
됩

니
까

?
4
5
.

귀
하

의
 근

무
시

간
은

 주
로

 어
떻

게
 결

정
됩

니
까

?
복

수
응

답
이

 
가

능
하

다
는

 
지

적
이

 
있

어
 

“주
로

”라
는

 
표

현
 

삽
입

1
4

4
0
. 

A
) 

일
을

 
하

지
 

않
을

 
때

에
도

 
일

을
 계

속
 걱

정
한

다
4
7
. 

A
) 

일
을

 하
지

 않
을

 때
에

도
 계

속
 일

에
 대

해
 걱

정
한

다
원

래
 문

구
가

 모
호

하
다

고
 생

각
되

어
 변

경

1
5

4
0
. 

C
) 

일
로

 인
해

 가
족

에
게

 당
신

이
 

원
하

는
 

만
큼

 
시

간
을

 
할

애
하

지
 못

한
다

4
7
. 

C
) 

일
로

 
인

해
 
가

족
에

게
 
당

신
이

 
원

하
는

 만
큼

 시
간

을
 쓰

지
 못

한
다

“할
애

”가
 

한
자

어
로

서
 

이
해

하
기

 
어

렵
다

는
 

지
적

이
 

있
어

 
변

경

1
6

4
1
.

귀
하

는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정
규

 
근

무
 시

간
 
이

외
의

 
자

유
시

간
에

 
업

무
를

 
위

해
 

얼
마

나
 자

주
 일

하
였

습
니

까
?

4
8
.

귀
하

는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정
규

 
근

무
 

시
간

 
이

외
의

 
자

유
시

간
에

 
업

무
를

 위
해

 얼
마

나
 자

주
 일

하
였

습
니

까
?

“정
규

 
근

무
 

시
간

 
이

외
의

 
자

유
시

간
에

 
업

무
를

 
위

해
”를

 
볼

드
체

로
 강

조
 



7
9

1
7

4
2
 
귀

하
는

 
지

난
달

 
정

규
 
근

무
 
시

간
 

이
외

의
 

자
유

시
간

에
 

업
무

를
 

위
해

 
통

신
기

기
를

 
얼

마
나

 
자

주
 

사
용

하
셨

습
니

까
? 

4
9
.

귀
하

는
 

지
난

달
 
정

규
 

근
무

 
시

간
 

이
외

의
 

자
유

시
간

에
 

업
무

를
 

위
해

 
통

신
기

기
를

 얼
마

나
 자

주
 사

용
하

셨
습

니
까

?
위

와
 동

일

1
8

4
3
.

귀
하

는
 

개
인

적
인

 
일

이
나

 
집

안
일

을
 

처
리

하
기

 
위

해
서

 
근

무
 

시
간

 
중

에
 

한
두

 
시

간
을

 
사

용
하

는
 것

이
 어

떻
습

니
까

?

5
0
.

귀
하

는
 

개
인

적
인

 
일

이
나

 
집

안
일

을
처

리
하

기
 

위
해

서
 

근
무

 
시

간
 

중
에

 
필

요
할

 경
우

 허
락

을
 받

고
 
한

두
 시

간
을

 사
용

하
는

 것
이

 얼
마

나
 쉽

습
니

까
? 

인
지

면
접

에
서

 
해

당
질

문
이

 
모

호
하

다
는

 
지

적
이

 
반

복
적

으
로

 
나

옴
. 

E
W

C
S

의
 

해
당

 
문

항
은

 
“a

rr
an

g
in

g
”이

라
는

 
표

현
이

 
있

어
, 

이
를

 
허

가
할

 
수

 
있

는
 

상
사

/관
리

자
와

 
사

전
에

 
상

의
하

는
 

절
차

를
 

거
침

을
 

의
미

하
므

로
 

“허
가

를
 

받
고

”라
는

 문
구

를
 삽

입
함

1
9

4
5
.

귀
하

의
 

근
무

시
간

 
중

 
다

음
과

같
은

 
상

황
이

 
얼

마
나

 
자

주
 

있
습

니
까

?
5
2
.

보
기

를
 3

5
번

과
 동

일
하

게
 변

경
3
5
번

과
 동

일

2
0

4
6
. 

A
) 

동
료

가
 수

행
한

 업
무

5
3
. 

A
) 

동
료

의
 업

무
 속

도
와

 성
과

원
래

 
문

항
은

 
업

무
의

 
양

인
지

 
질

인
지

 
또

는
 

업
무

의
 

속
도

인
지

 불
분

명
하

다
고

 판
단

되
어

 변
경

 

2
1

5
3
-
2
. 

팀
제

로
 일

할
 경

우
에

 
팀

원
들

이
 

대
체

적
으

로
 

다
음

의
 

사
항

을
 

스
스

로
 

결
정

하
는

지
 

항
목

별
로

 
말

씀
해

 주
십

시
오

.

6
0
-
2
. 

그
룹

 
또

는
 

팀
으

로
 

일
할

 
경

우
에

 
팀

원
들

이
 

대
체

적
으

로
 

다
음

의
 

사
항

을
 

스
스

로
 결

정
합

니
까

?

6
0
번

, 
6
0
-
1
번

 
문

항
에

서
 
그

룹
 
또

는
 
팀

으
로

 
일

한
다

고
 
표

현
되

어
 

있
어

 
통

일
성

을
 

위
해

 
동

일
한

 
표

현
으

로
 

변
경

하
고

, 
문

구
를

 압
축

적
으

로
 변

경

2
2
-
1

5
4
. 

D
) 

부
서

, 
조

직
의

 
구

성
이

나
 

업
무

 절
차

 개
선

에
 참

여
한

다

6
1
. 

D
) 

부
서

, 
조

직
의

 업
무

 배
정

 방
식

의
 

개
선

이
나

 
업

무
 

절
차

의
 

개
선

에
 

참
여

한
다

E
W

C
S

의
 

문
항

에
서

의
 

개
선

 
대

상
이

 
w

o
rk

 
o
rg

an
iz

at
io

n
과

 
w

o
rk

 
p
ro

ce
ss

e
s로

서
 
업

무
가

 
조

직
화

되
는

 
방

식
과

 
작

업
/업

무
의

 
절

차
의

 
개

선
에

 
참

여
 

여
부

를
 

묻
고

 
있

음
. 

업
무

의
 조

직
화

는
 업

무
 배

정
 방

식
으

로
 번

역
함

.



8
02

2
-
2

5
4
. 

G
) 

일
을

 
완

료
하

기
에

 
충

분
한

 
시

간
이

 있
다

6
1
. 

G
) 

내
가

 
맡

은
 
일

을
 
완

료
하

는
데

 
충

분
한

 시
간

이
 주

어
진

다
원

래
 문

구
가

 어
색

하
고

 의
미

가
 잘

 전
달

되
지

 않
아

 수
정

2
2
-
3

5
4
. 

H
) 

일
을

 할
 때

 잘
했

다
는

 느
낌

이
 든

다
6
1
. 

H
) 

내
 직

업
은

 성
취

감
을

 안
겨

준
다

E
W

C
S

의
 표

현
인

 j
o
b
 
w

e
ll 

d
o
n
e
은

 직
역

하
면

 일
을

 잘
했

다
이

지
만

, 
의

미
하

는
 

바
는

 
성

취
감

을
 

느
낀

다
가

 
보

다
가

 
더

 
정

확
하

다
고

 보
임

2
2
-
4

5
4
. 

I)
 일

을
 할

 때
 내

 생
각

을
 반

영
할

 수
 있

다
6
1
. 

I)
 일

에
 내

 생
각

을
 반

영
할

 수
 있

다
E

W
C

S
의

 문
항

의
 뜻

을
 고

려
할

 때
, 

“일
”이

 목
적

격
이

 것
이

 
더

 자
연

스
러

움

2
3
-
1

5
9
. 

1
. 

나
의

 
일

을
 

잘
하

기
 

위
해

 
교

육
(훈

련
)이

 더
 필

요
하

다
6
3
. 

1
. 

나
의

 일
을

 제
대

로
 하

기
 위

해
서

는
 

교
육

(훈
련

)이
 더

 필
요

하
다

원
래

 
문

구
는

 
기

술
 

수
준

이
 

현
재

 
업

무
를

 
잘

 
수

행
하

기
에

는
 

부
족

한
가

의
 

의
미

가
 

없
어

서
 

“제
대

로
”라

는
 

표
현

을
 

추
가

함
 

2
3
-
2

5
9
. 

2
. 

나
의

 일
은

 현
재

 나
의

 기
술

 
수

준
(업

무
능

력
)과

 잘
 맞

는
다

6
3
. 

2
. 

나
의

 
기

술
 
수

준
(업

무
능

력
)은

 
현

재
 나

의
 일

을
 하

기
에

 적
절

하
다

원
래

 문
구

는
 번

역
체

로
 어

색
함

2
3
-
3

5
9
. 

3
. 

나
는

 현
재

보
다

 더
 어

려
운

 
일

도
 
할

 
수

 
있

는
 
기

술
(업

무
능

력
)

이
 있

다

6
3
. 

3
. 

나
는

 
현

재
보

다
 
더

 
어

려
운

 
일

도
 

충
분

히
 

할
 

수
 

있
는

 
기

술
(업

무
능

력
)이

 
있

다

의
미

를
 

보
다

 
명

확
하

게
 

하
기

 
위

해
 

“충
분

히
”라

는
 

단
어

를
 

삽
입

2
4

6
4
.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귀

하
는

 
사

업
장

에
서

 
다

음
과

 
같

은
 

차
별

을
 

당
하

신
 

경
험

이
 

있
습

니
까

?

6
5
.

보
기

순
서

 조
정

다
문

화
가

구
 

및
 

외
국

인
만

을
 

대
상

으
로

 
하

는
 

문
항

을
 

먼
저

 
응

답
하

게
 하

여
 혼

란
과

 번
거

로
움

을
 최

소
화

하
도

록
 함

2
4
-
1

6
4
. 

H
) 

동
성

애
  

와
 같

은
 성

적
 지

향
에

 따
른

 차
별

6
5
. 

H
) 

성
소

수
자

와
 

같
은

 
성

적
 

지
향

에
 

따
른

 차
별

“성
소

수
자

”가
 보

다
 가

치
중

립
적

이
고

 포
괄

적
인

 표
현

임
 



8
1

2
5

6
7
. 

6
8
. 

6
9
. 

6
9
-
2
. 

“건
강

” 
6
8
.

6
9
, 

7
0
, 

7
0
-
2
. 

=
> 

“신
체

적
, 

정
신

적
건

강
” 

인
지

면
접

에
서

 
‘건

강
’이

 
“신

체
적

, 
정

신
적

 
건

강
”을

 
모

두
 

포
괄

하
지

는
 

여
부

에
 

대
한

 
질

문
이

 
반

복
적

으
로

 
제

기
됨

. 
둘

 
다

 포
괄

하
는

 것
으

로
 명

기
함

 

2
6

6
9
-
2
 

. 
1
. 

이
미

 
조

정
되

어
서

 
더

 
이

상
 조

정
될

 
필

요
 
없

다
. 

2
. 

조
정

 
될

 필
요

 없
다

7
0
-
2
. 

“1
. 

조
정

될
 필

요
없

다
”로

 통
합

1
번

 보
기

는
 2

번
 보

기
에

 포
괄

되
는

 것
으

로
 중

복
임

2
7

7
0
.

귀
하

의
 

질
병

이
나

 
건

강
문

제
로

 
인

해
 

근
무

장
소

나
 

업
무

활
동

을
 

조
정

할
 필

요
가

 있
습

니
까

?

7
1
. 

G
) 

우
울

함
 H

) 
환

각
, 

환
청

, 
망

상
/환

상
, 

이
상

행
동

 
I)

 
극

도
의

 
초

조
함

과
 

공
포

가

대
표

적
 정

신
적

 질
병

 증
상

 추
가

추
가

하
는

 
것

이
 

바
람

직
한

지
는

 
시

험
조

사
 

응
답

을
 

보
고

 
결

정
할

 수
 있

을
 것

임

2
8

7
2
-
1
. 

7
3
-
1
. 

주
체

7
3
-
1
, 

7
4
-
1
. 

가
해

자
“주

체
”는

 
중

립
적

인
 

단
어

. 
당

사
자

에
게

 
정

신
적

, 
심

리
적

 
피

해
를

 
주

는
 

부
적

절
한

 
행

위
이

니
 

“가
해

자
”가

 
더

 
적

절
하

다
고

 보
임

 

2
9

7
2
.

지
난

 한
달

 동
안

 귀
하

는
 업

무
수

행
 

중
에

 
다

음
과

 
같

은
 

일
을

 
당

한
 적

이
 있

습
니

까
?

7
3
.

지
난

 
1
년

동
안

(일
한

지
 

1
년

이
 

안
 

된
경

우
는

 
주

된
 
일

을
 
시

작
한

 
이

후
) 

귀
하

는
 

업
무

 수
행

 
중

에
 다

음
과

 같
은

 일
을

 당
한

 
적

이
 있

습
니

까
?

7
3
, 

7
4
번

(변
경

후
) 

모
두

 
있

다
는

 
응

답
이

 
1
%

 
이

내
로

 
낮

게
 

나
옴

. 
이

에
 

따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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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 조사표 구성 지침 

가. 웹, 모바일 조사

웹/모바일 등의 비대면 조사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모바일용 설

문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환경조사는 지금껏 면접원 조사용 설문을 기반으로 유치

조사 및 웹/모바일용 조사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면접원 없이 응답자 스스로가 알

아서 답을 해야 하는 웹, 모바일 조사는 조사방법상, 그리고 사용하는 기기의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설계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2021년부터 면접원조사와 비면접

원조사의 병행 실시를 위한 다년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모드효과 최소화 방안, 웹, 모바일 조사를 위한 조사표, 품질관리 방법, 조사관리시스

템 등의 개발이 포함된다. 프로젝트를 통해 면접원조사와 비면접원조사 결과를 비교

하고, 각 방법에서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해오고 있으며, 특히, 웹, 모바일 조

사방법의 도입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시험하는 중이다. 이러한 준

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2년차가 완료된 현재까지도 웹, 모바일 조사의 개선점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웹, 모바일조사를 통한 비면접원조사의 도입은 단순히 별도의 조사표의 개발 수준

을 넘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며, 조사표의 개발은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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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결과

나. 웹, 모바일 조사표 구성의 원칙

웹, 모바일 조사는 첫째, 응답자가 스스로 알아서 답을 해야 하는 자기기입형 설문

이라는 점, 둘째, 기기에 따른 기술적 차이, 특히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러한 차이가 응답자의 이해, 편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서 준비해야 한

다. 그러므로, 웹, 모바일 조사표는 면접원조사용 설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면접원 조사에 비해 웹, 모바일로 실시하는 비면접원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이

해하고, 응답해야 하므로 직관적인 이해가 쉽고, 응답하기 간편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웹, 모바일을 이용한 비면접원조사의 경우 응답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면접원의 

도움이 없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나아가 면접원 조사용 설문을 비대면용으로 

전환할 경우 설문에 대한 이해도 저하 등으로 인해 등 응답성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 

즉, 측정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설문 

문구, 편집 디자인, 설문순서, 응답방식 등을 응답자 혼자 해석하는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웹조사, 특히 모바일 조사의 경우, 사용하는 기기의 기술적인 특성이 응답자의 경

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화면이 작아 독이성이 떨어지며, 입력이 불편

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웹, 모바일 조사표는 이러한 특징을 충분히 감안하여, 응답

자의 심리적,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웹, 모바일 조사표 작성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

요가 있다. 

① 응답자의 부담 최소화

면접원 조사에 비해 웹, 모바일로 실시하는 비면접원 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이

해하고 응답해야 하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간편하도록 설계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입력이 불편한 모바일 기기의 경우는 응답자의 심리적, 인지적 부

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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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첫째, 설문 문항과 척도를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조사의 경우 화면에 한 번에 표시될 수 있는 글자의 숫자가 제한되며, 

응답자의 독이성까지 고려할 경우 제약은 더 심해진다. 가능한 질문과 응답이 한 화

면에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조사의 경우 종이, 전화, PC 및 태블릿을 이용한 

자기기입형 설문의 길이보다도 현저하게 짧은 길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방형 질문의 이용을 최소화한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에게 정확한 답을 

요구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모바일 기기의 경우 입력이 불편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커진다. 개방형 질문이 반드시 응답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은 아니므로 이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② 뒤로 가기 허용

 때로는 앞서 응답한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분기문항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질문에 답

해야하는 처지에 취했을 경우, 원래 분기문항으로 되돌아가서 답을 수정해야 한다. 

근로환경조사는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분기되는 문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분기문항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정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항에 답해야 되므로 데이터의 품질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

환경조사의 품질관리 보고서에 의하면, 면접원 조사에서도 분기가 잘못 선택되는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분기문항이 많은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이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수적이다.    

③ 응답의 저장 및 추후 응답  

근로환경 조사는 설문의 길이가 길고 질문의 난이도도 낮은 편이 아니다. 응답자

에 따라 한 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응답자가 설문을 중간에 잠시 중단했다

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중도 탈락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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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유응답식 문항의 입력 오류 방지장치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자유응답식 문항이 많다. 시간, 금액, 시기 등을 응답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들 응답에서 입력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응답식 문항에 대한 응

답을 입력할 경우, 한글로 입력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 입력하고

자 하는 내용과 실제 입력내용이 일치하는가 여부를 응답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

⑤ 시각적인 요소 활용

웹, 모바일 설문에서는 글자의 크기, 폰트, 굵은 글씨, 여백, 배치, 색상, 각종 기

능성 아이콘 등의 시각적인 요소가 사용자 편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종이설문이

나 면접원이 안내하는 면접원 설문과 달리, 응답자가 스스로 알아서 모든 판단을 해

야 한다. 따라서 주의사항 등을 단순히 볼드체를 사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눈에 확연

하게 뜨이는 색상과 디자인을 사용해서 응답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스크롤바, 진도표시, 예상되는 남은 시간 등의 편의장치를 추가하

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⑥ 평이하고 쉬운 표현의 사용 

설문 문항의 난이도를 응답자의 최소 기준에 맞추어 전문용어, 추상적 개념, 한자

어 등 응답자에 따라 이해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어휘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

다. 특히 웹, 모바일 설문의 경우 문항의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 한자어를 사

용하기 쉬운데, 연령대에 따라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삼

가야 한다. 나아가, 종사상 지위와 같이 응답자가 특정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정확

한 응답이 가능한 문항의 경우, 보기를 종사상 지위가 아닌 이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⑦ 응답 신뢰도 검증용 문항

웹, 모바일 조사는 면접원이 없다는 특성상 응답자의 불성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응답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설문방법의 특성상 일정 정도 감수해야하지

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확인용 질문, 역코딩 문항의 활용과 다

른 응답자의 대답, 또는 비교가능한 자료와의 교차검증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88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6) 종이조사표 디자인 개선 제안

태블릿을 이용해 조사를 수행하는 면접원 대면조사나 온라인 화면으로 실시되는 

인터넷 웹 조사와 달리, 유치기입 조사는 종이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한다. 면접원의 

도움 없이 응답자 스스로 설문에 참여해야 하지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문항과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종이설문지 디자인을 개선하여, 응답자의 시각적 편의성을 높이고, 응답 오

류 및 오기입을 방지하여 설문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

① 점선 추가

1~5번(‘항상 그렇다’~‘전혀 그렇지 않다’)과 ‘모름/무응답’ 사이에 점선을 추가하

여, 같은 응답 범위에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이 되게끔 하였다. 

이전 

디자인

개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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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선 추가

분기되는 두 문항 사이에 실선을 추가해서, 시각적으로 분리된 두 영역 간에 이중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전 

디자인

개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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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순서 변경1

Q82-1과 Q82-2의 순서를 바꾸고, Q82-1은 누구나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문

항이 간단한 만큼, 응답자 입장에서 오히려 연령이나 생년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줄이고, 실수로 두 문항 모두 응답하여 오류가 발생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

다. Q82-1은 모두에게 답변을 받더라도, 추후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전 

디자인

개선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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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순서 변경2

EF5와 EF5-1의 순서를 바꾸고, 사람들에게 먼저 급간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정확한 금액을 알리기를 꺼려하거나 조심스러운 사람에게 있어, 급

간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완곡한 방식으로 답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

터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던 이전 방식에 비해 응답을 거절하거나 잘못된 답을 기

입하는 오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디자인

개선 

디자인

이외에도 지시선, 지시문구 등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시선이 이어지도록 개선하

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된 설문개선안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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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제안 및 지적사항

설문의 간소화

인지면접 참가자 전원은 해당 설문을 실제 실시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

혔다. 참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응답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며, 질문이 어렵다

는 것이었다.

종이설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지만, 응답자 선정 질문

인 HH1~HH3을 생략해서 진행하였고, 3차 면접의 경우 개선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최소화했음에도, 응답자에 따라서는 설문을 완료하는데 최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설문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선정 절차의 간소화

HH1~HH3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소요시간이 증가하므로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다른 조사에서도 이들 항목으로 인해 조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자세한 질문이다. 응답자 선정 절

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7차 EWCS의 경우, 전화면접용으로 

설문지가 설계되어 6차 EWCS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

할 만하다.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49번의 “통신기기”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지 않은 정의이다. 통신기기란 용어는 전

화, 무전기 또는 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지칭해야 하는데, 질문에서

의 정의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 정확한 정의로 바

꾸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번 문항과 이하 여러 문항에서 “지난주”로 시점을 고정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응

답자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등의 보다 포괄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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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지면접에서 4번 문항의 “일한 장소”에 대해서도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종이설문을 이용하는 유치기입의 경우 지면의 한계상 어렵겠지만,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원 설문의 경우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57번 C) 전산시스템의 경우, 직종(예를 들어 공무원)에 따라 복수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84-1번의 경우 급간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4번과 마찬가지로 태블릿PC를 이용하는 경우 수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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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품질제고 방안

근로환경조사는 조사시행과정에 대한 품질관리를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비대면 조사방법을 도입할 경우 품질관리방식을 그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대면조사의 품질관리에서는 면접원에 대한 교육과 면접원의 면접수행 규칙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따라서 품질관리의 핵심은 면접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비대면조사에서는 면접원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설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응답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면접원 단위가 아닌 응답자 단위의 품질관리

면대면 조사에서는 면접원 단위로 조사원칙의 준수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에서 면접원별로 일정 비율 무작위로 추출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

하면 된다. 그러나 비대면 조사에서는 면접원이 아니라 응답자 단위로 응답의 품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품질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야할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역코딩 문항, 자유응답식 문항에서의 응답값 등을 토대로 품질확인이 필요한 데이

터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2) 자유응답식 문항을 이용한 응답성실성 확인

자유응답식 문항의 응답분포는 응답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상 문항을 식별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하위 극단값에 해당되는 응답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환경조사의 경우는 소득, 계약시간, 근로시간, 희망근로시간 등 자유응답식 문항

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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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코딩 문항 사용

다수의 유사한 문항을 사용할 때 각 문항에서 측정하는 특성이 같은 방향성을 갖

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래 문항의 경우 모든 문항들

이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

[응답유목 : 항상 그랬다 (1점) ......................... 그런 적 없다 (6점)]

[그림 Ⅱ-8] 문76번 문항 예시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들이 비슷하게 선택된다. 이 경우 어떤 응

답자가 모두 5번을 선택했을 경우, 이 응답자가 각 개별 문항을 읽고 응답을 한 것인

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대답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이 중의 일부 문항을 반대 방향을 갖도록 바꾼다면, 예컨대 c번 문항

을 ‘나는 소극적이고 활기가 없다’로 바꾼다면 각 문항을 읽고 응답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항의 방향성을 달리한 문항을 포

함함으로써 응답자의 성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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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조사에서는 유사문항 묶음이 다수 있는데, 그 중 79번 (일할 때의 느낌), 

40번 (일과 가족 양립) 문항의 경우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만 54번 (업무상황), 58번 (직속상관), 61번 (사업장) 문항의 경우는 방향성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문항들은 방향성을 달리하도록 구성해서, 응답

의 성실성을 응답자 단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분기문항 응답확인

근로환경 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응답해야 하는 문항이 달라진다. 따라서 

분기 문항, 예컨대 5번 ‘종사상 지위’에 관한 문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응답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번 문항에 대한 응답 이후 제시되는 후속 질문

에 종사상 지위의 선택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는 문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조사 방법의 사용을 확대할 경우 그것의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

오차의 크기가 면접원조사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상황에 적합한 품질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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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범조사

1) 목적

시범조사는 수정된 설문지가 연구자들이 의도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정된 설문지가 응답자들의 대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지난 근로환경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할 수준의 대규모 설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시간과 자원의 제한으로 현 연구에서는 수정된 문항 중 연구

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 전체가 아닌 일부 문항만을 

대상으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2) 개요

시범조사는 총 6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웹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는 11월 3일부터 11월 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성별, 연령별로 할당표집

되었다. 실제조사는 조사전문기업에게 의뢰, 실시하였다.

3) 설문구성

설문에 포함된 문항은 수정한 문항들 중 문구 또는 응답 방식을 변경한 문항으로 

국한하였다. 이들 문항은 수정 전 ① 이해하기 어렵거나 표현이 모호하여 대답하기 

어려웠던 문항과 ② 개방형 질문으로 먼저 응답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선택형 질문을 

제시하거나 개방형으로만 질문하게 한 문항들이었다. 첫 번째 유형의 문항들 경우에

는 수정 결과 응답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모호함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

고,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무응답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시범조사

의 주 목적이었다. 문항의 난이도는 응답자에게 직접, 문항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

움의 정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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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A, B 두 유형으로 만들어 시행하였다. A형 설문은 개선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고, 비교를 위해 B형 설문은 수정 전 문항으로만 구성하였다. 설문은 연령, 성

별 등을 묻는 배경질문과 추가질문을 포함하여 A형 총 32개, B형 3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A형과 B형의 문항 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고용형태 문항을 수정된 설문

에서는 단계적으로 묻는 방식으로 바꾸어 질문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4) 조사결과

(1) 문항 난이도

문항 난이도는 총 7개 문항에 대해 측정하였다. 아래 표는 A형 문항과 B형 문항 

간의 난이도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Ⅱ-19] 고용형태 (귀하의 일하는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구분
A형 B형

차이(%p)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쉽다 83 13.8 27.7 74 12.3 24.7 3

 2. 다소 쉬운 편이다 63 10.5 21.0 64 10.7 21.3 -0.3

 3. 보통이다 108 18.0 36.0 115 19.2 38.3 -2.3

 4. 다소 어려운 편이다 41 6.8 13.7 46 7.7 15.3 -1.6

 5. 어렵다 5 0.8 1.7 1 0.2 0.3 1.4

전체 300 50.0 100.0 300 50.0 100.0 -

위 문항에서 A형과 B형의 질문은 동일하나 A형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설명을 생

략하였다. 이는 심층면접 과정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나듯 양 유형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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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0] 가장 중요한 고객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A형 B형

차이(%p)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쉽다 5 0.8 14.7 1 0.2 2.4 12.3

 2. 다소 쉬운 편이다 5 0.8 14.7 14 2.3 34.1 -19.4

 3. 보통이다 13 2.2 38.2 11 1.8 26.8 11.4

 4. 다소 어려운 편이다 9 1.5 26.5 10 1.7 24.4 2.1

 5. 어렵다 2 0.3 5.9 5 0.8 12.2 -6.3

전체 34 5.7 100.0 41 6.8 100.0 -

위 질문은 자영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A형, B형 모두 응답자의 

수가 많지 않았다. 두 유형의 문항 간 난이도 차이는 상당하였지만, 절대적인 빈도수

가 작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Ⅱ-21] 주로 일하는 장소

구분
A형 B형

차이(%p)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쉽다 65 10.8 24.7 68 11.3 26.3 -1.6

 2. 다소 쉬운 편이다 73 12.2 27.8 53 8.8 20.5 7.3

 3. 보통이다 99 16.5 37.6 115 19.2 44.4 -6.8

 4. 다소 어려운 편이다 24 4.0 9.1 20 3.3 7.7 1.4

 5. 어렵다 2 0.3 0.8 3 0.5 1.2 -0.4

전체 263 43.8 100.0 259 43.2 100.0 -

위 문항의 경우 보기(2)번을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에서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또는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로 변경했다. 위 표에서 보이

듯 ‘다소 쉬운 편이다’로 대답한 이의 비율이 A형이 다소 많은 편(12.2% v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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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이외 항목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양자 간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2] 산업 분야 (민간/공공/민-관 협력/비영리단체 등)

구분
A형 B형

차이(%p)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쉽다 86 14.3 28.7 95 15.8 31.7 -3.0 

 2. 다소 쉬운 편이다 80 13.3 26.7 70 11.7 23.3 3.3 

 3. 보통이다 112 18.7 37.3 107 17.8 35.7 1.7 

 4. 다소 어려운 편이다 17 2.8 5.7 27 4.5 9.0 -3.3 

 5. 어렵다 5 0.8 1.7 1 0.2 0.3 1.3 

전체 300 50.0 100.0 300 50.0 100.0 0.0 

위 문항의 경우, A형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 제시되었다. 설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나

타나듯 A형과 B형에 대한 응답자가 인식하는 난이도는 어렵다고(4+5) 대답한 이의 

비율이 4.7%에서 3.6%로 다소 감소한 반면, 쉽다고(1+2) 대답한 이의 비율은 사실

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A형 설문의 응답에서는 무응답이 없었던 반면, 

B형 설문에서는 4개의 무응답 사례가 나타나 무응답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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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근무 시간 내 사적 업무 처리의 용이함

구분
A형 B형

차이(%p)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쉽다 94 15.7 31.3 94 15.7 31.3 0.0 

 2. 다소 쉬운 편이다 82 13.7 27.3 73 12.2 24.3 3.0 

 3. 보통이다 111 18.5 37.0 111 18.5 37.0 0.0 

 4. 다소 어려운 편이다 11 1.8 3.7 22 3.7 7.3 -3.7 

 5. 어렵다 2 0.3 0.7 0 0 0 0.7 

전체 300 50.0 100.0 300 50.0 100.0 0.0 

정규 근무 시간외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은 “필요할 경우 허락을 받고”라는 표현

을 추가하여, 표현상 모호함이 줄어들도록 수정한 것이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수정된 문항이 ‘다소 쉬운 편이다’라는 응답이 3%p 더 많고, 

‘다소 어려운 편이다’가 3.7%p 적어 보다 이해하기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문방식 변경

① 아픈데도 일한 일수

결근일수에 대한 질문은 개방형에서 선택형으로 형식을 변경하였다. 아래 표는 유

형 B의 응답을 유형 A의 응답유목에 맞게 변형하여 응답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서 보이듯 두 유형간 응답분포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앞선 질문에서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는

지를 질문했는데, 유형 A의 경우는 67명이 있다고 대답한데 반해, 유형 B는 131명

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를 다시 구체적인 날짜로 질문했을 때에는 유형 A는 

67명 중 56명이, 유형 B의 경우 131명중 67명이 응답했다. 선택형으로 질문한 유형 

A도 여전히 11명이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유형 B에 비해 무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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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아픈데도 일한 일수

② 소득

소득의 경우, 유형 A는 선택형으로 먼저 질문한 후 개방형으로, 유형 B는 이와 반

대의 순서로 질문하였다. 개방형 질문의 응답으로 양 유형 간 응답을 비교하면, 유형 

A는 평균 342.6만원, 유형 B는 319.3만원으로 약 23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이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모름/무응답과 거절 사례 수는 유형 A는 30인데 비해 유형 B

는 57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택형 질문의 경우 모름/무응답 

사례는 각각 2, 3으로 거의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소득의 경우 선택형으로 먼저 질문

하는 것이 무응답의 비율이 적게 나타난다. 

구분
유형 A 유형 B

빈도 % 유효% 빈도 % 유효%

1 16 5.3 28.6 13 4.3 19.4

2 18 6.0 32.1 26 8.7 38.8

3 11 3.7 19.6 12 4.0 17.9

4 5 1.7 8.9 6 2.0 9.0

5 2 0.7 3.6 2 0.7 3.0

6 4 1.3 7.1 8 2.7 11.9

total 56 18.7 100.0 67 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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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설문지 개선안이 연구자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질문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모호

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조사 설문은 수정된 문항 중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난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과, 질문형식의 변경을 통해 무응답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였

다. 이들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웹 서베이를 통해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개선된 문항들은 수정 전 문항들과 비교하여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난이

도가 개선되었거나, 또는 동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에서 선택형으

로 질문방식을 변경한 문항들의 경우, 현저하게 ‘모름/무응답’과 ‘거절’이 적게 나타

났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난이도를 낮추고, 무응답을 줄이는 데 있어 수정안

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Ⅲ. 제7차 근로환경 조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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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7차 근로환경조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의 조사방법 특히 응답자 선정방법, 비대면 조사의 병행방

식, 설문지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제7차 근로환경조사를 위한 조

사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조사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조사방안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기존의 조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대면접촉 회피, 아파트 단지 및 가구의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데이터 품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응답자 선정방식을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면접으로 변경하고, 비대면 

조사 방법을 도입하여 병행 실시할 경우, 기존 면접원 조사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환

경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다소 감소시킴으로써 데이터 품질을 유지 또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7차 근로환경조사의 조사방법은 이러한 방향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방법의 급격한 변화는 통계치의 시계열적 비교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근로환경조사가 표본크기 및 동원되는 조사원 수 등의 규모가 크기 때

문에, 실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다

른 조사에서는 비대면조사의 도입을 위해 4년간의 시범조사기간을 갖고 있다. 근로

환경조사의 경우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7차 조사가 2023년에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해서 2023년 제7차 근로환경조사의 개선안은 여러 조사기관의 연구

원 및 조사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실행상의 문제를 최소화하



108

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근로환경조사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

는데 역점을 두었다. 추가적인 개선은 7차 조사 경험에 대한 검토 및 EU의 조사방법 

변경안에 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제8차 조사 이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면대면 조사 방법을 모바일/웹조사 방법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하

겠으나, 아직 모바일/웹 응답의 품질이 검증되지 않았다. 표본 프레임의 포함률 오류

나 무응답 오류의 크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절차 등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방법은 면접원 조사가 갖는 한계, 즉 부재 가구에 대한 접근과 대면

접촉 기피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모바일/웹 방법을 면접원 조사가 갖

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만

으로는 현재의 면대면 조사가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

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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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조사방안

현재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자 :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표본크기 : 50,000명 (조사구별 10명)

§ 표집틀 : 가구 주소 

§ 표본추출방법 : 가구별 적격 응답자 1인 

§ 조사모드 : 면접원 가구방문 + 설문유치 조사 (종이설문)

§ 품질관리 : 독립된 품질관리 기관의 품질관리 

(전화검증, 가구방문검증, 파라데이터 검증, 설문지 검증, 입력 데이터 검증)

2) 변경 방안

(1) 가구 내 응답자 추출

적격 응답자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가구 내 1인을 표집할 경우, 재택자 위주로 표본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 추출방식으로 변경하면 이러한 편향을 줄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조사 원칙이 모든 과정에서 준수된다면, 두 방식 모두 동일한 결과

를 도출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구 내 응답자 선정과정이나, 면접원 재방문이 원

칙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응답자가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조사가 수행되지 못한다.

조사수행기관의 연구원 및 면접원들은 가구 내 전원 조사의 경우 가구 협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

에 실사회사나 면접원이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

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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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추출방식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준비, 면접원 훈련, 면접지침, 

품질관리 방식 등이 기존의 1인 추출방식과 다르게 준비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전원추출방식 보다는 가구 내 1인 추출방식이 더 많다. 조사수행기관의 선정에서  

전원추출방식의 준비 및 실행 역량을 특히 중요시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 표본 크기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추출방식으로 바꾸더라도 표본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가구 내 1인 추출의 경우 가구크기에 따라 응답자의 선정확률이 달라지는

데, 전원 추출방식으로 바꾸면 동일한 선정확률을 갖게 된다. 한편 전원추출의 경우

는 동일가구 응답자간에 유사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근로환경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상반된 방향으로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효표본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으며, 표본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기준으로 가구당 적격응답자수는 약 1.8인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표본 가구 수는 약 2만 8천 가구로 기존 방법의 5만 가구보다 감소하며, 조

사구도 5,000에서 2,800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조사구 및 조사대상 가구가 감소함

으로써 조사구 및 가구단위 조사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는 가구

단위 응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부착 및 현수막 게시, 우편물 발송, 관리사무소에 대

한 협조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표집된 가구 수 및 조사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를 보다 집약적으로 실

시할 수 있다. 현장실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전 홍보가 면접원들의 가구접근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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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조사 방법의 제한적 사용

설문지를 가구에 맡기고 오는 설문 유치조사 방법은, 6차 조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40%까지 허용했지만, 이전까지는 제한된 범위로만 사용했다. 이 방법은 기존대로 제

한된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단, 응답자 적격성에 대한 확인 절차 

및 응답 내용의 충실성 검토 등 품질관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치

해서 이루어진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검증하고, 면접원별 유치조사 응답건 수의 일정 

비율(예컨대 70%) 이상 신뢰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타당한 데이터로 인정한다.

6차 근로환경조사의 경우 유치조사와 면접원 대면조사 간에 무응답률이나 응답의 

충실성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치조사 방법이 우수했기 때

문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면접원 조사가 충실하게 수행되기 어려웠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6차 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유치조사로도 응답자의 

설문 이해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면접원이 3~4차례 방문하더라도 부재 가구원을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유치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응답 충실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부재 

가구원의 무응답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많아지고 표본이 편향될 수 있다.

따라서 부재가구원의 표본추출률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 내에서 유치조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이터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조사된 설문의 경우 

보다 엄격한 품질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전화번호 유효성 확인 검증, 데이터의 충실성 검증, 파라데이터 검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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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웹 조사 방법의 병행

면접원 조사와 함께 우편을 이용한 모바일/웹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접촉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조사의 대표성

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설문 유치는 가구접촉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가구원이 부재

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웹 방법은 모든 가구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때문에 1인 가구와 같이 면접원이 만나기 어려운 대상자의 포함률을 높

일 수 있다.

모바일/웹 조사의 경우 먼저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 (조사구별 40가구 또는 그 이

상)에 대해, 우편을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사전 홍보물과 함께 조사 URL이나 QR코

드를 전달한다. 사전 홍보물과 함께 발송하게 되면, 별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다. 단, 모바일/웹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경품과 응답자 사례를 제공한다. 

우편 발송 후 경과를 확인하여, 조사구별 목표 가구 수 (조사구별 10가구)에 미달한 

경우에 면접원들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모바일/웹 응답의 경우, 성실성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경우 전화로 확인한다. 모

바일/웹 조사는 면접원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상태에서 응답하거나, 응답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면접원 조사보

다 높다. 또한 적격 응답자가 아닌 사람이 응답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응답자에 

대해 설문 유치조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품질검증을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모바일/웹 방법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조사는 많지 않다. 이 방법이 제

대로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응답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고, 응답자에 대한 사

례도 적절한 규모로 마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면접조사는 모바일/웹 응답방식을 

제공하지만, 모바일/웹 응답 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는 않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모바일/웹을 이용한 응답도 많지 않다. 그러나 웹/모

바일 조사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실행한 경우를 보면 설문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도 

충분한 응답률과 성실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타당한 절차마련과 그것의 

충실한 수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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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관리 방식의 개선

면접원 대면조사 방식으로 수집되는 응답의 경우, 면접 과정에 대한 파라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검증한다. 면접원 단위로 설문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점검하되, 

기존의 품질검증 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GPS 기록 등 파라데이터가 제출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문 유치 및 모바일/웹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경우, 면접원의 면접 과정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에 대한 검증을 통해 그 응답의 성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

답의 성실성은 문항 간 로직 검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며, 모바일/웹 그리고 

유치조사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한다.

§ 파라데이터 검증 : 면접원의 가구별 방문 시간 및 횟수를 검증한다. 면접원 단

위로 실시한다.

§ 전화 검증 : 응답 데이터 및 파라데이터 검증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데이터에 

대해 전화 검증을 실시한다.

§ 응답자 전화번호를 전수 검증해서 면접원 단위로 그 유효성을 확인하고, 면접

원 단위로 검증결과를 적용하여 응답지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7) 시행사 선정 방법 : 평가 기준의 보완

근로환경조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 방법에 대해 경험이 있는 조사회사를 선

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선정과정에서 반영한다.

§ 연구책임자의 국가승인통계 가구원 전수조사 수행 경험 여부

§ 연구책임자의 웹 조사 경험 여부

§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규모

§ 파라데이터 수집 방법 및 예상 유효 수집률

§ 태블릿 PC 등의 조사 장비 준비상황

§ 연구책임자의 웹 조사의 수행 경험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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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문지 수정

현재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표현, EWCS 설문의 정확하지 않은 번역, 이해가 어려운 문구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나아가 문항수가 많으며, 각 문항의 난이도가 낮지 않아 설문을 

완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인지면접, EWCS 설문과의 비교, 

6차 근로환경조사 응답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설문지 개선안을 도출했다.

개선안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설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을 변경했으

며, 질문방식 변경을 통해 무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은 특히 유

치조사에서도 응답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조사를 통해 설문지 개선안이 연구진이 의도한대로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확인하였다. 시범조사 결과로 판단할 때, 수정안은 난이도면에서 기존보다 다소 낮아

지거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질문방식 변경 면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설문지 수정안을 채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 반

면, 설문완료 시간을 단축하고 부정확한 응답, 무응답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지 수정안은 모호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구, 어색한 

표현,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번역 등과 유치기입의 경우 응답의 편이성을 위한 질

문 순서의 변경 등에 중점을 두었다. 수정안은 개선안에 비해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

용하여 난이도, 모호함을 줄이고, 응답 편이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

전히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는 EWCS와 미국의 근로환경조사 설문과 비교할 때 난이도가 

높고,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인상을 준다. 그 원인은 언어상 차이에 의한 문제와 잦

은 문장구조, 주어와 술어의 위치 변화,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의 사용 등에서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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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단된다. 차후 설문지의 개선작업은 설문문구의 정확성을 넘어 한국어로서 자

연스럽고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설문지 수정안은 면접원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모바일/웹조사를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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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방안 요약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추가된 웹/모바일 방법은 조사 수행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성공 여

부가 전체 조사의 성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응답이 없는 가

구에는 면접원이 방문해서 조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웹/모바일 조사는 설문 URL을 

사전 홍보물과 함께 발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웹/모바일 조사 및 유치조사 등 비대면 조사에 대한 품질검증을 엄격하게 

수행함으로써, 비대면 조사의 단점을 최소화한다.

셋째, 비대면 조사와 면접원 조사는 상호 대체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다. 따라서 

비대면 조사가 성공하면 그만큼 표본 대표성은 증가한다.

넷째, 조사소요 기간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우편물 발송 및 경과 확인을 

위해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사전 홍보 자체는 비대면 조사를 채택하지 않더

라도 면접원의 가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예산의 경우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다.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전원을 채택할 경우, 전체 방문 가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당 재방문 횟수를 

높일 여력이 생긴다. 또한 비대면 조사로 면접원 운용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응답자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예산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조사 

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섯째, 실행기관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 개선안의 성공여부는 조사의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과정의 충실성에 달려있는데, 개선안에 대한 조사업계의 경험이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실행기관의 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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